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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 연구 목적

○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영역 확산 및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여행 분야별 전문가 상으로 여행 프로젝트 중간 점검 및 발전 방안 의견 수렴 

○ 여행 동반자 및 프로슈머단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로 젠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해외 선진도시 사례 수집을 통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의 요건 및 과제 제시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해외 여성친화도시 정책사례 및 성인지적 도시 정책이론 문헌 연구

-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 및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서

- 여행 프로젝트 관련 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8. 12. 2 ∼ 12. 10

-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 회수현황 : 60명 중 50부 회수 

- 조사 상 : 5개 영역별로 10∼15명

연구원, 학교수, 여성관련 NGO, 여행동반자

- 조사내용 :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요건, 동반자와 프로슈머 

활성화 방안,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Ⅰ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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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시 방문 및 관련자 면접

- 런던 개발청 여성정책팀, 비엔나시 관련 공무원 면접

- 런던 시 코인스트리트(coinstreet) 지역사회 보육시설 방문

- 런던 시 Women's Design Service 방문 및 면접 

□ 기대 효과

○ 여행 프로젝트 추진 상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로 여행 프로젝트 활성화

○ 성인지적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여행 사업 요건 제시로 사업의 질 제고

○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인지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여행 프로젝트 관련 자료 수집 및 축적

○ 서울시 여성 프로젝트 국제교류 확 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여성정책의 목표 및 대상 다변화

○ 도시 여성의 일상적 삶의 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제고 

○ 연령별, 혼인별, 계층별, 문화별 여성 차이에 따른 정책 상 다변화 반영

□ 성주류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지평 확대

○ 서울 시정 전반에서 여성의 경험 반영하여 성주류화 확산

○ 여성부서와 전 실국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과 시와 자치구의 수직적 협력체계 구축

□ 지구/지역화와 지역정부 역할 확대

○ 지구/지역화와 분권화에 따른 지역 정부 역할 확

○ 지역 단위의 자체적 여성 정책 개발 및 추진 필요

Ⅱ 여행 프로젝트 개발 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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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07. 7∼ 2010. 7(4개년)

사업목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 도시환경 구축

사업영역  ․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영역별 사업  ․ 돌보는 서울(16개), 일있는 서울(12개), 넉넉한 서울(15개), 안전한 서울(9개), 편리한 서울(38개)

연차별투자수요  ․ 512,700백만원(2007∼2010)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각 실국 및 출연기관, 투자기관에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서울시 여성정책부서는 총괄 및 조정 

□ 여행 동반자단 : 전문가 참여

구 분 내 용

인원  ․ 5개 분과 193명(2008)

구성  ․ 5개 분과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시의원, 서울시 인력기관 및 보육기관 대표 

기능  ․ 실국 여행사업 자문 및 신규 과제 제안

활동내역

 ․ 2007년 분과회의 5회, 자문회의 12회

 ․ 2008년 분과회의 7회, 자문회의 58회

온라인 자문(1차 11개 시책, 2차 6개 시책 대상)

 ․ 자문안건 106건, 반영 49건 

의의
 ․ 전문가 중심으로 시정에 여성의 관점 반영

 ․ 대규모 분과회의, 소규모 자문회의, 온라인 자문으로 시정 참여

과제 

 ․ 운영 및 구성 다원화

 ․ 동반자와 실국 협력체계 미흡

 ․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이해도 낮고 자발적인 참여 부족

Ⅲ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개요

Ⅳ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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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프로슈머단 : 일반 여성 참여

구 분 내 용

인원  ․ 일반 여성 40명

구성  ․ 20∼30대 미혼여성, 30∼40대 기혼여성, 시니어 여성 

기능  ․ 지역사회 도시 공간 불편 사례 현장 조사 

활동내역

 ․ 서울시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조사

 ․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 실태조사 

의의 
 ․ 일상생활에서 불편 사항 자료 제공 및 대안 제시 

 ․ 지역사회 사안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과제 
 ․ 조사 영역 확대 및 환류 체계 확립 필요
 ․ 사회적 약자 여성 등 구성 다원화 필요 

□ 여행 프로젝트 전반

○ 여행 프로젝트는 시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 모델로서

의 의미가 가장 큼

○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되고 있는 영역은 ‘편리한 서울’이며 ‘일있는 서울’과 ‘돌보

는 서울’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함

○ 여행 하면 떠오르는 사업은 ‘여성 화장실 변기 수 증설’과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

도블록’ 임

○ 여행 프로젝트 사업선정 단계부터 여성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여성과 도시 공간

○ 공공시설에는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 필요함

○ 공원은 접근과 통행이 용이한 무장애공간 조성 및 CCTV 설치 등 안전성 수요 높음

○ 주차장은 CCTV 설치 및 사방 감시가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필요함

Ⅴ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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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체계 마련 및 여성변기수 증설 수요 높음

○ 인도와 보도는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및 유모차, 동반아동,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 확보 수요가 높음

○ 지하보도는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나왔음

○ 횡단보도는 여성, 노인,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 응답이 높게 

나왔음.

○ 지하철은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 수요가 높음

○ 버스는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 증편 수요 높음

○ 택시는 여성전용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야간 안전성 확보 필요

○ 주거지역은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제공과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

족해 주는 공간 구성 수요가 높음

○ 놀이터는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을 요구함

○ 여성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역 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이 높았음

○ 식품안전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가 필요함

□ 여행 동반자 운영 

○ 여행 동반자 인지도는 60%이며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76%, 

약간 중요하다 18.0%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여행 동반자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모는 5∼10내외의 소규모 자문단임

○ 여행 동반자는 서울시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와 소그룹 활동

을 통해 전문성 발휘와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여행 프로슈머단 운영

○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도는 매우 중요하다 64%, 약간중요하다 24%로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음

○ 향후 프로슈머단 조사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중교통, 공공시설, 주거환경에 

한 조사 수요가 높았음

○ 프로슈머단 조사 결과는 여성 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

과 여성이 체감하는 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프로슈머의 활동단위로는 구 단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동 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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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 프로젝트 전반

□ 발전방안

○ 여행 화장실, 여행 안심주차장, 여행 길 등 표사업을 발굴하고 전 지역으로 확산

이 필요함

○ 여행 프로젝트에 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일반 시민 상 체감도 평가를 실

시함. 평가 결과는 반드시 해당 실국으로 보내어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

○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에 한 성인지 교육을 확 하고 도시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영역 확 와 사례 실천 경험 공유를 위해 국내 및 국외 교류

를 강화함. 국외 교류를 위해 여행 사업에 한 영역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 여행 

영문 웹사이트를 개설함. UN Habitat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강화함 

○ 여행 프로젝트에 한 홍보를 강화하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여행 사업을 알

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사업 발전방안

□ 도시 공간

➣ 공공시설

- 공공시설에는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해 상시 운

영하도록 함

- 공공시설은 교통시설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자유롭게 턱

을 없애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함

Ⅵ 여행 프로젝트 발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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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 무장애 공간 구성 및 야간 안전성 확보체계를 마련하고 가로등 개수 증  및 비상

벨 설치를 강화함

- 유모차 여와 수유실 이용 서비스를 항시적으로 제공하고 여성 이용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주차장 

- 안전성 증 를 위한 조명개선, 근거리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자녀 및 노인 동반 

여성을 위한 주차 공간 확 가 필요함

➣ 화장실

- 화장실 청결도를 높이는 클린 화장실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화장실 인증제를 실시함

- 화장실 전반을 복합적인 여성 전용 공간으로 구성하여 기능성을 제고함

□ 보행 및 통행권

➣ 인도 및 보도

- 여성이 걷기 편하고 안전한 인도를 만들기 위해 계단이나 턱을 없애고 유모차, 아동

이 걷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지하보도

- 지하보도의 존폐여부 결정을 위한 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지하보도를 억제하

고 우회로를 만들도록 함

- 야간 시간  지하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과 CCTV를 설치하고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소통 공간으로 재구조화 함

➣ 횡단보도

- 신호등 횡단 시간을 조정하고 여성 친화적 난간을 설계함. 통행에 편리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보행 편의성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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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교통

➣ 지하철

- 여성과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철 역 설계 및 지하철 운행을 제도화함 

- 여성 편의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철 내 여성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버스

- 여성의 이동이 많은 지역 내 단거리 버스 운행을 활성화하고 성인지적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함

➣ 택시

- 여성 전용 콜택시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전

화번호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함

□ 주거

➣ 주민자치센터

-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여

하도록 함

➣ 주거환경

- 여성이 디자인하는 주거 환경 공모 및 날마다 배움터(근거리 체교육기관)를 운영함

➣ 놀이터

- 단지 내 중심에 차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놀이터 설치

- 놀이터의 창의적 공간 설계 및 전 연령 의 가족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놀이터 

운영

□ 건강 및 식품 안전

➣ 정신건강

- 여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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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여행 마음치료 센터 운영함

➣ 식품안전

- 음식물 검역체계 및 상시관리 체계 유지하여 원산지, 유통기한,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함

- 먹거리 인증제 실시 및 시민단체와 지역여성이 함께하는 먹거리 감시단을 운영함

3.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 여행 동반자단

○ 동반자단 총회 및 분과총회, 이슈별 소그룹 전문가 자문, 온라인 자문, 현장방문, 서

울시 위원회 참여, 신문기고, 여론조성 등 시정 참여 방식을 다원화 함

○ 소규모 자문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연령 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함

○ 동반자 자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행 CF와 CF 매니저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실

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모든 여행 사업에 해서는 동반자 자문을 의무화하고 동반자단 운영비를 분과별로 

지원함

□ 여행 프로슈머단

○ 여행 프로슈머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 또는 생활권역별로 운영을 하되 일반 여

성시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사이버 여행 프로슈머단을 운영함

○ 여행 프로슈머단의 다양한 조사 활동을 위해 장애인, 이주자, 한부모 여성들로 구성

된 프로슈머단을 구성해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도시 환경을 조사함

○ 여행 프로슈머단의 조사를 화장실, 주차장, 지하보차도에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중교통, 가로등, 표시판과 안내도, 지역회관, 주거지역, 놀이터 등으로 확 함

○ 여행 프로슈머단이 스스스로 조사 안건을 정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도

구(tool)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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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과 시정에의 정착은 시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전문가 여성 혹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남성 전문가, 일반 여성 시민들이 연 하여 협력할 때 가능함

○ 연계와 협력이란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지만 열린 의사소통 구조를 유

지하는 것임. 파트너십이란 이행 공유, 상호지원, 상호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각 참여집단은 자신들의 자원, 기술에 따라 기여하고 각 집단의 전문성,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과 시 정부가 소통과 연 를 할 때 여행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서울 여성의 행

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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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새로운 시장 임기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도시 여성정

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이하 여행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에 추진하던 여성 정책과는 별도로 시정 전반에 도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여 추진

하는 사업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지역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지역 

여성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책 추진 2년째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영역으로 구분되어 여성의 일자리 확보 및 돌봄 노동 경감, 여성의 문화권 및 여가 

증진, 도시 생활 안전, 도시 시설 편의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도 7월 서

울시 여행프로젝트 포럼을 통해 여행 프로젝트가 공표되었고 서울시의 전 실․국, 투자기

관, 출연기관이 여행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시의 각 기관에서는 

5개 분야 89개 사업을 제안하였고 각 사업별 4개년 추진계획 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

다. 2008년 여행 프로젝트는 각 실국별로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현재 90개 과제 132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첫째로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도시 여성정책을 수립하였고 

도시 공간 이용 및 도시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여행 프로젝

트는 기존의 여성정책의 영역을 도시 공간 사용권(right to appropriate)과 도시 정책 참

여권(right to participate)으로 확 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 정부 독자적으로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정책

이라는 의미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

로 도시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여성 정책과 차별된다. 

셋째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눈으로 도시를 보고 여성이 참여하는 도시 정책을 수

립함으로써 도시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의 동반자 자문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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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여행 프로슈머단의 운영은 도시 정책에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정책 참여를 정례화 함으로써 성 중립적인 도

시 정책에 여성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여성정책으로서의 여행 프로젝트는 이미 국내외에서 인정받은바 크다. 여행 프로

젝트는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및 여타 광역지자체의 관심의 상이 되었으며 지역 여성정

책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8년 UN 여성지위위원회 52차 총회 병행 행사 

개최 및 제 10차 세계여성 회 포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소개

하였고 도시 여성정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초의 지역 독자적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시정 전반에 정착

시키기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08년 중반에 들면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에 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행 프로젝트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이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에서는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결

과를 점검하였고 여행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들의 추진성과가 부진하며 시민들이 쉽게 체

감할 수 있는 표 브랜드 사업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2008 서울시 여성정책

과 내부자료).

여행 프로젝트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2007년 말 서울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여행 

프로젝트에 한 일반 시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행

정, 한강공원, 여성, 도시생활 전반에 한 시민조사에서 여성 분야 만족도가 14.5%로 가

장 낮게 나왔다(서울시정보화기획단, 2007). 조사 시기가 여행 프로젝트 시행 초기인 

2007년도 말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여성 정책에 한 시민 체감도는 상당히 낮았다. 

여성과 관련한 안건들 중 안전, 취업․창업, 건강,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여가, 보육 순으

로 불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안전 및 일자리,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영역의 사업들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8년 6월 서울시장은 여행 프로젝트를 민선 4기 정책의 정체성이자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다 내실 있게 정책을 수행할 것을 각 기관에게 요구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의 

영역들 중 다수가 도로, 교통, 주택, 건축, 환경, 문화 등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를 담당한 부서의 성인지성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기존의 업무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행 프로젝트 추진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과정이나 사업내용 등에 한 평가를 하고 이에 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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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사업에 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여성친화 도시정

책으로서 적합한지,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 

사업 중에는 성인지성이 부족해서 여행 사업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

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사업 중 노점상 관리, 저상버스 도입, 안전거울 설치, 버스 

고급화 추진 사업들은 여성의 도시권 확 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여행 프로젝트의 개념화가 불분명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하

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여행 프로젝트는 영역별로 예산이나 사업 수, 사업 내용들이 편중되어 있어 도시 

전반에서 여성의 행복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

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5개영역의 도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행 사업 4개년 계획을 보면 편리한 서울이 전체 예산

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수도 28개로 가장 많아 영역 간 예산과 사업수의 불균형이 

심하다. 편리한 서울 사업 중에도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성인지성이 결여된 일반 시책

들이 많으며 사업이 유모차 여, 수유실 확보, 여성화장실 개선 등에 편중되어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5개영역 모두에서 골

고루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적절한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평가담당

관실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행복 제고를 위해 ‘일있는 서울’

과 ‘돌보는 서울’의 사업 개발과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서울시정보화기획단, 2007; 서

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셋째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효과성, 모집단 비 사업 충분성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 이것은 여행 사업 중에 일회성, 저예산, 단기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8

년 여행 프로젝트 4개년 연동계획에 있는 여행 사업들을 상으로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

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 중 여행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10%, 충분성

이 부족한 사업이 37.3%, 정책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이 15.5%로 나타났다(｢여행 프

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제안｣ 부시장 보고자료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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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행 프로젝트 사업 점검 결과

돌보는 서울

(20개)

일있는 서울

(21개)

넉넉한 서울

(21개)

안전한 서울

(11개)

편리한 서울

(37개)

계

(110개)

적합성 부족 1 2 - - 7
10

(9.0%)

충분성 부족 8 7 3 6 17
41

(37.3%)

효과성 부족 1 5 3 3 5
17

(15.5%)

계
10

(50%)

14

(66.7%)

6

(28.6%)

9

(81.8%)

29

(78.4%)

68

(61.8%)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행프로젝트 부시장 보고자료(2008. 10)

여행 프로젝트의 충분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도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에 막

한 예산이 투입되어야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들

은 단기적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성 및 가족 상 교육 프로그

램이나 문화 프로그램 사업 등의 비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

여 도시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를 정착시키고 시정 전반에 성 주류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

트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행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여행 프로젝트의 표 사업이 부재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에 직면하자 200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제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행 프로젝트 132개 사업에 한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책으로 브랜드화 사업 5개, 리노베이션 사업 10개, 신규과제 7개

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각 실국으로 전달되어 사업에 반영하였다(서울시여성가족

재단, 2008). 

2008년 10월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에서는 ‘돌보는 서울’과 ‘일있는 서울’의 사업 확

를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 시설 어린이 집

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맞춤 보육서비스와 안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형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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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인증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서울특별시, 2008). 향후 서울시는 경력단절 여성

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가칭 3040 주부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보육과 일자리 부문에서 규모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도

시 공간과 관련된 영역의 과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정과 여행 동반자와 프로슈머단의 활동을 분

석하고 문제를 진단한다. 

둘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여행 프로젝트의 문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에 한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여행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여행 프로젝트에 벤

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한다. 

넷째 조사와 수집된 자료를 토 로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문헌들은 해외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례나 조사 사례, 성인지적 도시 정책이론 문헌, 그리고 2007년 중반 여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립한 이후의 각 실국에서 보고한 추진상황 보고서들이다. 관련 자료들은 수집

하여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하여 참고 자료로 보고서에 실었다. 

여행 프로젝트 분석을 위해 이외에도 기존의 조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관련되는 조사는 2007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 조사｣(서울시여성가

족재단)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시민만족도 조사｣(서울시정보

화기획단)이다. 2008년의 조사로는 ｢여행 프로슈머 조사: 지하철 화장실, 공공주차장, 지하

보차도 조사｣(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와 ｢여행 동반자 온라인 자문 조사｣(서울시․서울여

성가족재단)를 검토한다. 이 조사들은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여성을 상으로 도시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와 여행 프로젝트에 한 분야별 정책 수요를 측정한 것이다. 

둘째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돌봄, 문화, 건강, 교통, 도시계획, 주택, 도

로 등의 도시 생활 전 영역에 걸쳐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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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므로 프로젝트 추진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제시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 별로 

서면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행하였다. 여행 프로젝트 5개영

역별로 전문가 10∼15명을 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지를 보내 응답지를 받았다. 최종 설

문 상은 60명이며 회수는 50부를 하여 회수율은 83%였다. 조사 내용은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을 위한 주요 요건, 여행 동반자와 프로슈머의 활성방안,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등이다. 

셋째는 해외 도시 정책 수범 사례지역을 조사 방문 및 관련자 면접을 하였다. 본 연구

에서 실제로 방문한 지역은 런던 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의 여성정책팀, 런

던 시 코인스트리트(coinstreet) 지역사회 보육시설 방문, 런던 시 여성디자인서비스

(Women's Design Service) 단체를 방문하여 공원 안전도 조사 등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관계자 면담을 시행하였다. 방문조사는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시행되었다. 

해외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 회를 개최하므로 써 비엔

나 시의 성인지적 도시 정책 사례와 영국의 여성 친화적 주거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온라인이나 문서 형태의 해외 자료 수집보다 더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는데 유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여성 친화 도시 관련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하였고, 제 10차 세계여

성학 회에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2008년 7월 3일∼7월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여성학 회에서 독립 세션으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학의 Tovi Fenster(지리학)교수와 영국 세필드 학의 Jenny 

Fortune(건축학), 비엔나 시 여성친화도시계획 국의 Eva Kail과 Elisabeth Irschik(건축학) 연

자를 초청하여 여행 프로젝트의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사례에 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에 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전문가 상으로 자문조사를 실시하여 여

행 프로젝트 인지도, 영역별 발전방안, 여행 동반자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

과를 토 로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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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여행 발전방안 연구 절차

4. 기대 효과

본 연구를 수행하므로 써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여행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선 4

기 여행 프로젝트 활성화 및 정착화에 기여한다.

둘째 성인지적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여행 사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 써 여

행 프로젝트 신규 과제 수립 및 사업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여행 프로젝트에 전문가와 일반 여성의 참여도를 활성화하여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성인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본 연구는 여행 프로젝트 추진과정 기술 및 이에 한 자료 축적을 통해 지역정

부 여행 프로젝트의 역사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국제교류 확 에 기여하며 연구에 수록된 자

료는 국제교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여행 프로젝트 개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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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중앙 부처 주도 하에 성차별 극복, 평등이념을 

여성정책의 주요 지향 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법․제도적 

차원의 평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 민선 4기 들면서 서울시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새

로운 지경을 넓히고자 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들을 담는 서울

만의 고유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 새롭게 관심을 둔 영역은 도시계

획, 도로, 교통, 문화, 공공시설 등의 분야로 이 분야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제 로 반

영하여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여성이 살기 좋은 도

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 고용, 교육, 건강, 안전, 보육, 문화, 여가, 라이프스타일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

존의 평등 지향적 여성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건축, 도로, 환경, 문화 등의 영역으로 여성정

책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4기 창의 여성정책 브랜드인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관

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친화적인 사회․
문화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 지향적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여

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약칭 : 여행 프로젝트 2010)”으로 명명하였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가 발전하게 된 배경을 이 장에서는 한국 여성 정책의 발전과정

과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토 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정책은 특정한 시기에 특

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과 국가가 상호 개입하는 ‘역사적 구성물(historical construct)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나 개념, 범주 역시 지역이나 시기

에 따라 변화하고 전환해야 하고 전환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여행 프로젝트를 서

울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2000년  이후 변화하는 서울시의 지구/지역화,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그리고 여성정책 추진과정의 변화 등의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

Ⅱ 여행 프로젝트 개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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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정책의 목표 및 대상 다변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정책이라 하면 ‘여성을 위하는’ 정책 또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여성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일차적 상은 ‘요보호 여성’

들이었다. 1960년 에서 1980년 까지만 해도 여성정책은 모자세  및 가출 여성, 성매매 

여성을 상으로 하는 것이 전부였다. 

1980년  이후부터 한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이 되었고 노동 운동 중심의 

진보적 여성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에 힘입어 여성정책은 노동, 가족,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성 차별이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률제정이나 정책들을 시

행하였다. 여성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의 조기정년 철폐요구,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 가족법 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성폭력 특별법(1994) 제정,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 및 개정 되었고, 2005년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로 법이나 제도적 

차원의 성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북경 세계 여성 회 이후 한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표성 제고, 복지 및 인

권 증진 등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법이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형식적 성

평등을 이루는 데는 기여를 하였지만 노동, 가족, 복지 등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일반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개발이 부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

었다. 

90년  후반까지 한국의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 ,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해 왔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일반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개념으로 일상생활에

서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제도적 평등 혹은 형식적 평등을 추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여성정책의 상은 일부 소외계층 여성을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책 수혜 

상의 측면에서도 일반 여성들은 여성정책의 수혜자로서 배제되어 있었다. 기존의 여성정

책이 성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평등권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바는 크나 국가 단위로 정

책 기본 틀이 수립되어 각 지자체나 도시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웠고 여성들

이 일상적 삶에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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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들면서 한국의 여성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정책 상의 다

변화와 여성정책의 범위의 확  그리고 여성정책 주체의 다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첫째로 여성정책의 상이 소외 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여성들을 포함하여 

정책 상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연령별, 혼인여부별로 젊은 미혼의 

여성, 아이를 키우는 여성, 중년기 여성, 노인 여성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정책 수요를 파

악해야 한다.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여성과 장애 혹은 이주자로서의 이중적 주변화를 경

험하는 여성들의 특수한 위치성도 고려해서 정책 목표와 내용을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여성정책 상의 다변화는 여성정책의 내용의 변화를 요구한다. 여성정책은 다

양한 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전반에 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서는 여성 정책의 이슈들이 각 여성들이 처한 삶의 문제로 이동해야 하고 정책 수립가는 

각각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요구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현장은 여성들의 일터,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주거 공간, 공공

시설, 중교통, 공원, 기 오염 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셋째는 여성 정책 주체의 다중화와 여성의 정책 참여 확 이다. 여성정책 상의 다변

화, 정책 수요의 다변화는 최종적으로 여성 정책 주체의 다중화를 요구한다. 제도적, 형

식적 여성정책에서 일상적 여성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양한 여성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것을 필요로 한다. 여성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도시 정책 수

립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

는 것이고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여성의 이해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참여는 전문가로서, 단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개인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지역 정부에서 여성 정책

을 수립하고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지역

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 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수준

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갖춘 도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과 취업률을 가진 도시, 최

첨단의 과밀도 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진 역동적이고도 다중적인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 살

고 있는 서울시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지점들에서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불편해 왔던 요

소들을 해결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여성, 소외여성 외에도 미혼여성들, 젊은 

주부들, 노인 여성들, 장애자 여성들, 이주자 여성들의 도시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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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여성으로 구성된 ｢여행 동반자 집단｣과 일반 시민 여성으로 구성된 ｢여행 프로슈머

단｣, 자치구 ｢여행 포럼단｣ 등을 조직하여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특수성

을 반영하는 정책이자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일반 여성들이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민선 4기에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자 일반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는 배경이 

된다. 

2. 성주류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지평 확대

여행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기존의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과정과 획기적으로 다른 체

계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 과정은 중앙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향식 전달 구조를 유지해 왔다. 국

가 단위로 정책의 기본 틀이 수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도시에서는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

았다.

한 예로 중앙정부는 5개년 단위로 국가단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은 1∼2년에 걸친 연구용역 및 담당 부서의 준비를 걸쳐 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맞

추어 세부 사업들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에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각 

지자체에 보내고 이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3차 여성

정책 기본계획이 시행중이고 이에 따라 서울시도 자체 시행계획과 추진결과를 중앙에 보

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국가단위의 여성 정책 과제들을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기여

한 바는 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중앙정부 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되나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지자체 장의 

임기 주기인 4개년 단위로 운영되어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 예로 제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2008∼2012년간 시행되나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민선 4기에 맞

추어 2007∼2010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지자체에서 2007년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난 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 여성들이 여성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중앙과 지

역이라는 수직적 위계체계로 추진되는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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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보편적인 여성 정책은 서울이

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 여성정책의 추

진체계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책이나 

관련 정책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분의 정책 담당자들은 여성정책이란 여성정

책 부서가 담당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노동, 통상, 환경, 보건, 문화, 교통, 주택 등의 정책에 여성의 이슈들을 포함하기 어려웠

고, 이는 지방정부인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00년 부터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표적인 성주류화 정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 예산제도 이다. 여성

가족부는 2003년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2개의 성별

영향평가 과제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성별분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매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안된 정책들을 환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책의 성평등을 이루는 데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불평등한 예산분배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어렵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

하였고 2010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이다. 여성부는 성인

지 예산제 도입을 앞두고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모형을 개발하고 공무원 상으로 성인

지 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이 실행되면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역

할과 책임에 따른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

키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역 정부에서 성주류화 전략

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는 성주류화 제도가 시정 전반에 정착되지 않았고 정부 조직 내에서 여성 정

책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한국 여성정책에서 성주류화 전략은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기도 하다. 동시에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성주류화 전략을 정착시키

고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는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 제시된 90개 기본사업 132개 단위사업은 부분 여성정책 조

직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들이다. 여성 정책 조직은 

여행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전 실국과 투자기관, 출연기관들이 참여하

여 사업을 제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일부 사업 중에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사업

이나 장애인 이동권 활성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 사업에도 여성의 관점

이나 경험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는 점에서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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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프로젝트가 새로운 여성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성주류화 전

략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였다. 기존의 성주류화 전략은 공무원의 

성인지성을 제고하였고, 공무원들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반영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성주류화가 여행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토 가 되었다면 여행 프로젝

트는 성주류화 전략을 더 확 시키는 의의가 있다.

3. 지구/지역화와 지역정부 역할 확대

서울시가 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 여성정책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은 서울

시라는 지역이 전 지구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지역 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지구화 과정은 

국가와 지역간의 경계를 허물고, 때로는 초국적 범위로 생활 영역이 확 되기도 하면서 

지역의 범위도 중요하게 만든다. 전지구화의 과정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와 지역 간의 경

계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동일 공간에서 거주

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전 지구화는 기존의 국가,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나 행정 체계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는 지구화 시 에는 국가 중심의 량 생산 경제체제보다 로컬 경제

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가 경제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Purcell, 

2002). 지구화 시 에는 로컬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이테크 기

술 발전 및 도시 인프라 개선, 새로운 경제에 맞는 노동력을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한 직

업 훈련 등을 시행하며 로컬 경제를 발전시키게 된다.

지구화를 통한 국가 간의 경계 허물기, 그리고 지역정부의 등장은 근  국가에 기초하

였던 시민권의 개념을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범위로 확 하기도 하고 지역 정부 혹은 

도시로 이양하게 한다. 한 예로 새로운 형태의 초국적 시민권과 글로벌 민주주의를 창출

해 내는 EU 시민권을 들 수 있고 남아시아 연합, WTO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시민권의 범위가 축소되는데 글로벌 도시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하위 범주였던 

지방, 지역, 구 단위로 시민권 범위가 작아지기도 한다. 이전의 시민권은 국적에 따라 부

여되었다면 이제는 지방, 자치단체, 지역을 단위로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다. 시민권 범

위의 재조정을 통해 새로운 로컬 정부 및 유관 기관들이 도시 경제, 사회복지, 인프라 구

축, 공간 설계 및 도시 공간 계획에 주 책임자로 참여하게 된다(Purcell, 2002).

지구화의 또 다른 한 과정이 분권화이다. 지구화는 국가 중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정부로 혹은 도시로 권력을 이양하게 된다. 국가가 더 이상 정치적 우선권을 갖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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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아니며 국가의 국민은 모두 동일한 정체성과 귀속성을 갖는 집단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

도 국가 외의 다른 다양한 정치 공동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분권화에 따라 중앙정부는 독자적으로 로컬 정부가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할 것

을 요구한다. 도시 특히 글로벌 도시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의 정책과 별개로 지역 정부가 개입해야만 한다. 지구/지역화는 지역정부의 책임성을 확

하고 이에 맞추어 중앙정부도 지역 정부로 행정력을 이용하게 된다. 지역 정부는 민주

화와 분권화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지구화에 따라 동일국가 내에서도 도시별로 지역별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어떻

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삶의 차이가 많이 난다. 동시

에 지역 분권화에 따라 지역 정부가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여성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도시 여성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은 지구/지역화와 분권화라는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하겠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세계성과 지역성, 다양성과 아울

러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은 중앙정부와 독자적인 지역 정부로

서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도시라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은 국가에 기반한 보편적 

시민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더중요하고 도시민으로서의 일상적 

삶의 경험들에 의미를 두게 된다(Fenster, 2008). 도시민으로서 중요한 권리는 이전의 법

적, 제도적 권리보다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외에 식품, 주거, 건강, 고용등과 같이 

인간 생존에 기본적인 필요와 연관된다.

이러한 도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도시 생활에서 더 불편한 요

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여성에게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도시 정책, 여성정책은 아직까지 이러한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도시발전은 있었어도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적인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은 고려하

지 못하였다. 더구나 도시 발전과 도시 공간 사용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차별을 받는 다는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다.

여행 프로젝트는 바로 도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일상적 권리를 두케 하는 글로벌 도

시로서의 서울의 특성과 연관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지역정부로서 도시 여성의 도시 공

간 사용 및 도시 생활에서의 여성 차별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여행 정책은 바로 

이러한 서울시라는 지역정부, 도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행 프로젝트

는 도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전반의 발전에서 여성의 이해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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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서울 여성은 글로벌 도시라는 지역에 거주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서울시 

여성들은 고학력화, 노령화, 계층 양극화, 가구 다양화, 결혼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의 확

라는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여성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서울시 여행정책은 여성정책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 여성

정책인 여행 프로젝트는 첫째로 도시 여성의 삶의 특수성과 여성 내의 차이를 다룬다는 

점, 둘째로 도시 여성의 일상적 삶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셋째로 여성 정책의 영역을 도시 생활 전반으로 확 하였다

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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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

1) 도입 과정 및 개념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민선 4기 초반부 ｢여성정책 추진계획 보고회｣시 시장이 “기존

의 여성정책에서 나아가 여성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2007. 1. 시장지시사항). 여행 프로젝

트 추진 과정에서도 시장은 “여행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하고 만든 것도 나고, 어떤 정책

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 또는 “민선 4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자 

민선 4기의 정체성이다”(2008. 6. 시장지시사항)라고 지 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이는 시장

이 정책 구상에서부터 여행 프로젝트 시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데서 비롯된다.

서울시는 시장 지시에 따라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의 영역을 어

떻게 설정해 이전 정책과 차별화하는가 하는 문제에 주력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도시 공

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상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로, 교통,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07년 6월 서울시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영역을 도시 공간에서 더 확 하여 일, 돌봄, 

여가, 문화 등의 영역으로 넓히기로 하였다. 여성이 도시 생활에서 살기 편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의 편의성 증진 외에도 일자리, 보육, 복지, 여가, 삶의 질 향상 등의 다양한 측

면이 개선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행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영역으로 결

정되었다.

새로운 여성정책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논의가 많았다. 처음에는 ‘여성이 살

기 좋은 서울’ 도시라고 명명하였다. 당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한 

살기 좋음(livability)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았으며 살기 좋음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지향 

점을 제시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다. 그러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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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기 좋은 서울’ 프로젝트를 줄여서 부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논의 끝에 ‘여성이 행복

한 도시 서울’로 결정하였다.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이 되면 궁극에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목표로 행복(happi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여성계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추구하던 평등(gender equality)개념과 행복

개념이 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행복이라는 용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

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2007년 7월에 개최된 여행 프로젝

트 포럼에서 시는 ‘평등을 넘어 행복으로’라는 주제를 내걸었는데 여성계는 아직도 성 평

등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평등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행

복 개념은 여행 프로젝트를 이성애 중산층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여

성의 행복이란 기존의 이성애 관계 내에서 남성에 의지하고 남성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논쟁들은 여행 프로젝트를 도시권(right to the city)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해결하

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생활에서 공간 이용의 권리와 도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

는 권리에서 여성들의 불평등함과 성차별을 문제시하는 정책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여

행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평등 패러다임 연장선에 놓되, 평등의 영역을 도시공간의 사용

권(right to appropriate)과 도시 정책의 참여권(right to participate)으로 확 하여 여성정

책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나아갔다(조영미, 2007).

2) 사업 발굴 및 추진 체계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추진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었다. 기존의 여성

정책은 여성정책 조직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여성정책은 도시 공간 전반을 포함해야 하므로 여성정책 조직 내의 사업으

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 전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 36개 기관을 

상으로 각 기관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사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범 서울시적 추

진 체계를 정립하였다. 여성정책 부서는 기존의 여성정책 중 돌봄과 일의 영역에 신규로 

시행하는 과제만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여성정

책과 구분된다.

각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은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4개년 동안 추진할 목표들과 투

입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2007년 ｢여행 프로젝트 2010 : 사업별 4개년 계획｣
이 수립되었고 분기별로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었다. 2007년 4개년 계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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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 89개 사업을 제시하였고 2010년까지 총 5,12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2007). 돌보는 서울에 16개 사업, 일있는 서울에 12개 사업, 넉넉한 서울 16개 

사업, 안전한 서울 9개 사업, 편리한 서울 37개 사업이 제시되었다. 2008년 4월 연동계획

(안)은 1년 동안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기 및 추진 목표를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총 90개 사업 132개 단위사업으로 확 하였다(서울시 2008 ｢사업별 4개

년 계획: 2008년 연동계획｣).

서울시의 여성정책 부서는 전체보고 회의를 개최하거나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등

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하고 각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 중심으로 여행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각 기관의 여행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여성정책부서는 시

장단 및 전실국, 투자출연기관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하고 각 

해 연말에는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으로 실국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여행 프로젝트의 추진 단위를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로도 확산하였다. 자

치구로의 확산은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여성들의 불편 요소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정책 

목표에 적합한 바라 할 수 있다. 자치구 여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는 자치구에서도 여

행 프로젝트 4개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사업 발굴 및 시행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자치구

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데는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 여행 프로젝트 평가 비중을 높

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여성정책 평가에는 기존의 여성정책보다 여행 프로젝트 

평가 비중을 높여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계획 수립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구에서 여행 사업들이 자리 잡자 2008년 8월 자치구 시행 여행 사업들 중 우수사

례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자치구 여행 프로젝트 경진 회를 개최하여 ‘일있는 분야’에서는 

동작구, ‘안전한 서울’에서는 도봉구, 유방암 검진 우수사례로 서초구가 선정되었다. 자치

구 경진 회에 참가한 사업들을 보면 시 단위 사업보다 규모는 작으나 지역주민이 직접

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이 높다.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여행 사업에 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높은 것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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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 (2007년도)

일 자 안 건 주요 추진 내용

2007. 1. 18 시장지시사항 제 80호
- 여성이 살기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불

편사항 해소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강구 

2007. 2. 15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방침

- 도로, 공원 등 도시 공간적 측면의 사업추진 기본방향 설정 등

2007. 3. 26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세부추진
계획 방침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별 추진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2007. 2. 13∼
2. 21

사업추진 T/F 구성 및 실무위원 등 자문
단 구성

- T/F는 공무원과 실무연구위원으로 자문단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2007. 2∼4월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기관 관계자 회
의개최 (7회)

- 사업기본방향의 적정성 등 자문, 효과적 추진 방안 논의 등 

2007. 3∼4월 생활 속 불편사례 조사 실시 
- 시 홈페이지 조사코너 운영 
- 시정․디카 모니터 활용 시민 여론조사 

2007. 4. 12 프로젝트(안) 검토 - 전문가 자문

2007. 4. 17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방침

- 도시공간을 포함한 시정전반에 걸친 사업 발굴․추진 및 범 서울
시적 추진체계 확립 등

2007. 5. 4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 1차 보고회 개최

2007. 5. 15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명칭 결정 - 약칭 여행(女幸)프로젝트 명칭 결정

2007. 6. 14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초안) 보고회
- 각 실국별로 4개년 계획 보고 
- 돌보는, 일있는, 넉넉한, 안전한, 편리한 영역 87개 과제 추진계획 

수립

2007. 7. 10 여행 프로젝트 정책포럼 개최 - 학계 및 대 시민 여행 프로젝트 소개

2007. 7월∼11월 여행 프로젝트 저변 확대 - 테마 사업(9개) 추진

2007. 7. 19 4개년 계획 확정 및 홍보 - 여행 프로젝트 2010 확정 및 기자 설명회 개최

2007. 7.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 홍보
- Paran, Daum 홈 페이지의 서울시 사이트에 추진배경 및 사업 

소개, 서울시내 전광판 표출 홍보

2007. 8 여행 프로젝트 홍보
- 이미지(심볼 및 로고타입) 선정
- 홍보영상물(여성이 행복한도시, 서울)제작

여행 프로젝트의 배경과 취지, 사례 등으로 구성 

2007. 7∼8 여행 프로젝트 수요조사
- 여행 프로젝트 아이디어 조사
- 전문가 조사, 일반여성 FGI

2007. 8. 29 국제심포지엄 참가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발표

2007. 10. 9 여행 프로젝트 추진실적 보고회
- 시장단 및 전 실국 대표 참석
- 3개월간 추진성과 보고

2007. 10. 12 여행 동반자 발족식 개최 - 여행 동반자 5개 분과 187명 구성

2007. 11 여행 동반자 분과위원회 개최 - 5개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선출

2007. 11 여행 이론적 체계화 발표
- 여성정책으로서의 여행 프로젝트 이론화
- 도시권을 중심으로 학회 발표

2007. 12. 27
07년 결산 여행 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 
및 추진 실적 보고회 개최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등 7개 분야 우수 사례 시상

2007. 12. 31 여행 매뉴얼 발간
- 여행 프로젝트 소개 및 여행 신규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발간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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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프로젝트 보완 및 개선

2008년 여행 프로젝트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

은 유지하되 예산 편성 결과 및 사회 행정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15일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08년도 연동

계획은 2010 년도까지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

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2008년도 연동계획에서는 예산 변동 등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

하였을 경우,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분야별 추진 시책을 재검

토하고 정책 목표를 보완 조정하도록 하였다. 

2008년 연동계획(안)은 5개 분야 90개 사업 13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동계

획은 2007년도 4개년 계획에 비해 신규 사업이 10건 늘어났고 9건의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되었다. 사업 건수나 사업 내용에는 이전의 4개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신규로 늘어난 사업은 보육 도우미 운영(돌보는 서울), 유관기관 연계 창업지원 강화, 

여성직원 확  채용(일있는 서울), 여성자원봉사 리더 양성(넉넉한 서울), 무장애 1등급 

도시 만들기 시범 추진(안전한 서울), 여성이 편리한 지하철 정거장 디자인 개선, 여성가

족친화적인 문화예술, 여행 프로젝트 확산 지원, 서울의 여행 명소, 폐경기 여성 건강프로

젝트(편리한 서울) 10개 사업이다. 

사업이 통폐합 된 경우는 보육시설 보조교사 자원봉사단 운영(보육도우미 도입으로 자원봉

사 수요 상실), 안전하고 편리한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노동부로 이관), 여성관련 국제회의 유

치 및 개최 지원(중복사업), 고객보호를 위한 통신 판매 감시단 운영(공모사업으로 1회성 사

업), 도시계획 시설 설치기준보완(여성친화도시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과 통합), 여성이 행복

한 도시를 위한 입법 활성화 및 정비 추진(주차장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해당 과에서 

추진 중으로 폐지), 객실의자 난방구조 개선(시범운영결과 개선효과 미흡으로 폐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연구(여행 프로젝트 확산지원 사업으로 통합), 서울 여성교육 정보포털 서비스

(여성능력개발원 기능으로 분리) 등 9개 사업이다(2008, 4.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4분기(7. 

15)에 여행 프로젝트 90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집하여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

다. 평가 내용은 2/4분기까지 추진 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도, 질적 관리 실태, 

시민 홍보활동, 시민만족도, 여행동반자 활용 실적 등을 집중 확인하고 점검하여 개선 혹

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2008, 7.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검토결과 총 132개 단위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개 (2.3%)이고, 88개 사업(66.7%)은 

정상추진 중이며, 지연우려 사업은 33개(25%), 시기 미도래 사업은 6개(4.5%), 취소 보류

된 사업은 2개(1.5%)이다(2008, 7.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특히 지연우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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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영유아 플라자 설치, 동 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 사업, 규모 화장실 

관리․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 사업들은 여행 사업의 표사업이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사업 지

연은 여행 프로젝트 추진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각 사업별로 시정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상 문제를 

파악하였다. 유모차 여 서비스 운영 조사 결과 일부 공원에서는 유모차를 신상품 그

로 창고에 방치해 두거나, 유모차 여를 주말만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안내

판이 부족하였으며 여실이 공원 입구와 주차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물 2, 3층에 

위치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모유 수유실 사업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공간 부족으

로 70% 이상이 여직원 휴게실이나 탈의실, 역장실과 겸용하고 있고 안내판 등의 이정표

가 부족하여 찾기가 어려우며 일부 수유실의 경우 수유 소파와 기저귀 교환  등의 수유

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파악되었다(2008, 7.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존의 사업들이 계획 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할 

것과 질적 관리를 통한 사업의 체감도 증가,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적극적인 사업 발굴 

제시, 홍보자세를 전환할 것을 각 실국에 요청하였다. 

여성정책담당관의 보고서가 여행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 ｢여행 프로젝트 개

선방안 및 신규사업 제안｣은 여행 사업의 다각화와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08). 이 보고서는 현재의 여행 프로젝트가 

각 영역별로 추진목표나 사업영역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영역에만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점, 그리고 계획 비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

하면서 기존 여행 사업의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을 점검(monitoring) 하였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중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여행 브랜드로 사업화할 것을 제안하였다.｢브랜

드화 사업｣으로 여행 화장실, 여행 안심 주차장 사업을 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성친

화적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에 해서는 여

행 브랜드 화장실과 주차장으로 인증하는 사업이다. 그 외에 브랜드 사업에는 영유아 플

라자 설치, ‘행복창업주식회사’ 구축, 여행 공공문화시설 편의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제안한 사업은 ｢리노베이션 사업｣이다. 기존의 여행 사업들 중 취지는 좋으

나 적절한 규모나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켜 보다 

개선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리노베이션 사업은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 버스, 창동극장 활용-예술과 함

께 하는 브런치 콘서트 등 10개 사업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여행 프로젝트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과제｣ 제안이다. 각 실국에서 

여행 프로젝트로 추가 추진할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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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아이지킴이(해피 시니어 활동), 행복한 여성가게 운영, 여성의 섬 선유도, 여행 

WISE(Women's Initiative for Safer Environment), 여행길,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책방, 

여성문화예술센터 설립 등 7개 과제이다.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제안된 과제들을 각 실국으로 보내어 관련 기관에서 신규과

제로 채택할 사업들과 개선 과제로 선정할 사업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표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2008년도)

일 자 안 건 주 요 추 진 내 용

2008. 1∼2월
여행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 조사 결
과 제공 및 여행 매뉴얼 설명회 

-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2008. 1∼3월 여행 동반자 실국별 분과회의 간담회 - 5개 분과별로 동반자 위원, 관련 실국담당자 전체회의 개최 

2008. 2 UN CSW 총회 발표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보고
- 여행 프로젝트 국제 홍보

2008. 3
여행 프로슈머 운영
및 1차 조사

- 여성 시민고객들이 지하철 역 및 지하도 상가 317개소 현장을 찾아가
서 여성들만의 Needs를 발굴, 시정에 반영 및 환류

- 비상벨, CCTV 설치, 조도 향상 등 개선

2008. 4. 15
여행 프로젝트 추진실적 보고회 및 08
년 연동계획 수립

- 각 실국 별 추진성과 보고
- 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 추가 등

2008. 5. 29 여행 컨퍼런스 개최
- 유방암 없는 서울,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 프로젝트 중 여성 건강 분야 추진 활성화 

2008. 5∼6 여행 프로슈머 2차 조사 -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조사(총 255개소)

2008. 7. 6 여행 프로젝트 국제 포럼 개최
- 제 10차 세계여성학대회 참가(스페인 마드리드)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세션 개최

2008. 7. 15 여행 프로젝트 2/4분기 보고회 개최 - 여행 프로젝트 추진상황 평가 결과 

2008. 8. 18
자치구 여행 프로젝트 
경진대회 

- 우수 자치구 사업 선정 및 발표(3개 사업)
동작구(일), 도봉구(안전), 서초구(유방암) 

2008. 8. 31 자치구 여행 포럼단 발족 - 25개 자치구 단위 여행 포럼단 구성(각 50명) - 포럼단 위촉 및 발대식

2008. 8∼9
여행 프로젝트 신규과제 및 개선 방안 
제안

- 90개 과제 점검 및 여행 프로젝트 적격성 평가
- 신규과제(7개) 및 브랜드화(5개), 리노베이션( 10개) 제안 

2008. 9 여행 CF Manager 및 여행 CF단 구성 - 실국별 여행 프로젝트 사업관리 및 여행 동반자와의 접점자 역할 수행

2008. 9 여행 동반자 소수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사안별로 전문분야 동반자 참여 활성화 및 집중적 자문을 위해 구성
- 여성복지(8), 도시경쟁력(7), 주택건축(9), 도로 교통 (5), 환경(6)

2008. 9. 18 도시환경개선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전역의 화장실, 여성편의시설, 버스정류장, 보도블럭, 주차장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및 가이드 라인 제시 

2008. 10. 22
세계여성포럼
여행 프로젝트 세션 참가 

- 세계여성포럼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발표

2008. 10∼11 여행 동반자 서면 자문 실시 

- 1차 자문: 시정 주요 과제 11개 과제
- 2차 자문: 시정 주요 과제 6개 과제
- 자문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및 반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 자문대상: 5개 분과별 여행 동반자 대상 

2008. 11 각 실국별 신규과제 및 개선 방안 제시 - 여행 프로젝트 신규과제 제안 사업 중 관련 부서에서 시행할 계획 제안

2008. 12 여행 동반자 보고대회 개최 

- 여행 동반자 및 각 실국 본부장, 출연기관장
- 여행 동반자 경과 보고
- 우수 자문 사례 보고
- 여행 동반자 향후 운영 방안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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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개요

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및 추진 체계도

(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서울시 민선 4기(2007∼2010)가 출범하면서 기획된 여행 프로젝트는 중교통, 공공시

설, 보도, 공원, 문화시설, 쇼핑시설 등의 공간 이용에서 국가 단위 여성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도시 여성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는 여성정책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일/가족 양립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 하고 여

성 친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

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5개영역으로 구성되며 핵심전략은 도

시 생활 전반으로 여성정책 지평 확 , 설계부터 사전적, 예방적 접근, 범 서울시정의 성

인지 체계 구축이다. 

<그림 3-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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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 프로젝트 추진 체계: 성주류화 확산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추진 계획과 실적 관리 등을 총괄 조정하고 

실제 사업 발굴과 시행은 서울시 36개 실국과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추진체계

를 이루고 있다. 이전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전담 부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국한하였

고 비 여성부서의 업무에 성별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 프로

젝트는 여성전담부서가 control tower가 되고 각 실국이 관련 분야 중에서 성인지적 관

점 통합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치구 단위로 지역 특성

에 적합한 여행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치구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정 전반에 수평적 성 주류화와 자치구로의 수직적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다.

<그림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체계도

여행 프로젝트는 각 실, 국에서 4개년 간 시행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투입 계

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에 따라 수행된다. 이외에도 여행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

해 시장은 비 여성부서에서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각 실국

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4회씩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추진상황, 추진 상 문제점, 개선 책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추

진 체계는 여행 프로젝트가 전 부서에 확산되고 정책 수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매년 올해의 여행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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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까지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5개영역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여 연말 보고회 

때 사례 발표를 하고 시상을 한다.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비 여성부서의 참여가 미

흡하고 성별이슈 제기에 한 반감이 컸으나 여행 프로젝트는 시장의 독려와 사업 인센

티브를 제공으로 각 부서의 참여도가 높다.

2)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및 예산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2007년 5개 분야 8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90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 프로젝트의 규모와 사업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입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각 실국의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서 제시

한 예산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5,2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역별로는 돌보는 영역 

15.4%, 일있는 영역 5.7%, 넉넉한 서울 5.6%, 안전한 서울 6.3%, 편리한 서울 70.0%로 

영역 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 돌보는 영역에서는 보육시설 건립으로, 편리한 서울에

서는 도시 기반 시설 구축으로 시설비용으로 인해 이 부분의 예산 비중이 높다. 연차별로 

보면 2007년 9.3%, 2008년 19.6%, 2009년 28.2%, 2010년 42.9%로 프로젝트 초기 2년은 

예산 투자 비중도 낮고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여행 프로젝트 4개년 투입 예산이 5,218억원이라고 한다면 여성정책으로서는 상당한 예

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부분이 편리한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 편리

한 영역의 사업의 많은 부분이 여행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기존에 법으로 규정되어 의무

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점은 문제가 된다.

❙표 3-3❙ 여행 프로젝트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백만원, %)

분야 계 2007 2008 2009 2010

계
512,788

(100,0)

47,278

(9.3)

100,587

(19.6)

144,714

(28.2)

220,209

(42.9)

돌보는 서울
79,102

(15.4)
10,159 19,051 24,411 25,481

일있는 서울
29,232

(5.7)
3,076 7,733 8,952 9,471

넉넉한 서울
28,734

(5.6)
4,092 86,868 8,528 9,246

안전한 서울
32,346

(6.3)
3,912 8,104 9,963 10,367

편리한 서울
343,374

(70.0)
26,039 58,831 92,860 165,644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내부자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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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보는 서울 (16개 사업)

돌보는 서울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

표로 한다. 이 영역에서는 그간 여성에게 전담된 보육과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외에 노인, 한 부모, 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을 구현한다.

주요사업은 공공보육 시설 확충, 자녀 양육을 위한 토탈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이용아동 건강보험료 지원, 공공시설 내 양육지원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있다. 서울시는 

공공 보육 시설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신축 혹은 폐지되는 동 청사를 활용하거나 주민자치

센터와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7년 서울시에 

공공 보육 시설 21개소를 확충하였다. 돌보는 서울에는 문화시설, 지하철 역,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수유실, 놀이방,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여성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구축하

는 사업들이 있다.

돌보는 서울 영역에는 노인과 노숙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등을 사회적으

로 지원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시행’, ‘여성 노숙인을 위한 재활전문쉼터 설치 및 운

영’,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다. 결혼 이민자들

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한부모 가족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다.

돌보는 서울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예산을 늘려 시행 범위를 확 하고 있다. 아이도우미 사업이나 영

유아 플라자 설치 사업도 좀 더 예산을 늘리고 동마다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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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돌보는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 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보육

영유아 플라자 설치

37,526

4,883 297 1,456 1,530 1.600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

당관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2,731 - 761 960 1,010

동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 보육

시설 확충
15,525 2,441 2,974 5,352 4,758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① 서울신청사

건축비에 

포함

문화국 시립미술관, 서
울메트로, 농수산물공

사, 서울의료원, 경쟁

력강화본부 투자유치담
당관, 주택국 신청사건

립과, 도시기반시설본

부, 산업통상진흥원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② 지하철 주요 거점역사
민자유치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③ 지하철역(수유실)
13 13 - - -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④ 서울의료원
175 - 15 10 150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⑤ 시립미술관
100 - 100 -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강화 7,216 456 1,560 2,600 2,6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

대책담당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

발달 검사
10 - 2 4 4

경쟁력강화본부경쟁력

정책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530 270 360 450 450

여성가족정책관저출산
대책담당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5,246 323 1,407 1,758 1,758

소외된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 
기회제공

97 23 23 25 26

사회적 

약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32,330

924 294 210 210 210
여성가족정책관저출산

대책담당관

여성 재활전문쉼터 설치·운영 948 128 256 278 286 복지국 자활지원과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노인돌

보미바우처｣ 사업시행
22,496 4,096 5,055 6,066 7,279 복지국 노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지원(홈헬퍼) 사업

시행
2,700 600 600 700 80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 5,262 1,315 1,463 1,242 1,242 복지국 노인복지과

기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7,344
1,320 - 1,320

’08성과

분석후

검토

좌동
경영기획실 교육사업담
당관

보육도우미 운영(신규) 6,024 - 1,653 2,153 2,218 보육담당관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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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있는 서울 (12개 사업)

일있는 서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 하고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들이 원하는 적절한(decent) 일자리의 창출, 

일/가족 양립의 지원, 성평등한 직장 문화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일있는 서울을 통해 서

울시 여성들은 노동 시장에서 보다 평등하게 일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6년 51.9%로 주요 선진국 보다 낮다. 이를 제고

하기 위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강화, 취업 지원,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창

출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일자리 확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전문적인 창

업 교육 지원하는 맘프러너 창업 스쿨 사업, 여성창업지원, 구인, 구직 수요에 맞는 맞춤

형 여성 직업교육 확 , 여성 직업교육 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한다.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탄

력근무제를 시행한다. 여성의 공직진출이 확 되면서 신규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61.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육아휴직 체 인력 지원을 원활히 하고 

육아휴직 급여 외에 경제적 지원을 확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을 상으로 시범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였는데 2006년 시범기간 2

개월 동안 31명이 참여하였고, 2007년 5개월 간 125명이 참여하였다. 시범 운영 기관도 

2006년 1국 1사업소에서 2006년 4국 2사업소로 확 되었다. 이용자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이용 사유는 육아와 간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율이 낮고 일회적인 일

자리 창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있는 서울의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도 지극히 낮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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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있는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 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일자리

맘프러너 창업스쿨 등 여성창업 지원

14,975

1,355.3 26.8 425.2 441.5 461.8 산업통상진흥원

여성직업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200 - - 100 100 경쟁력강화본부

실버케어여성직업교육훈련 실시 420 51 123 123 123 경쟁력강화본부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확대 2,800 378 722 800 9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 개선 10,200 2,400 2,400 2,600 2,800 여성가족정책관

유관기관 연계 창업 지원 강화(신규) 비예산 - - - - 신용보증재단

근무

환경

개선 

등

모자가정을 위한 세제개선 추진

14,257

비예산 - - - - 재무국

여성 경제인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

방세 설명회｣개최
비예산 - - - - 재무국

여성

직원 

확대 

채용

민간위탁검침용역여성종사원확대 비예산(위탁업체에서 지급)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품질확인제수질검사원여성

위주채용
9,648 - 2,646 3,402 3,600

아리수홍보단관리를위한여성고용 549 - 137 206 206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 - - - - 행정국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4,060 - 1,280 1,280 1,280 행정국

공무원 탄력근무제 전면 실시 비예산 - - - - 행정국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3) 넉넉한 서울 (15개 사업)

넉넉한 서울에서는 여성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경제활동 참여, 일상생활 패턴, 문화 향수에 

한 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문화와 관련한 시간 및 비용 지출에서 성차가 있다. 서울시 

여성들은 문화 예술 공연 관람비율은 남성보다 약간 높으나 스포츠 경기 관람 비율은 남

성이 더 높다. 문화, 여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이 문화 창조는 물론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넉넉한 서울에서 표적인 사업은 문화 시설을 여성친화적 시설로 만드는 것과 여성을 

위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건립, 여성을 위한 문화 강좌 개설 등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문예회관, 시립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여성 화장실을 증축하고 

어린이 놀이방과 수유시설을 설치한다. 여성들을 위해 소규모 실내 체육 시설을 지역사회 

내에 확충하는 사업도 돋보인다. 서울시의 표적인 사업의 하나인 한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에서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넉넉한 서울에서는 여성들의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여성의 문화향수권 확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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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성과 가족의 참여를 확 하기 위해 국제가족 영상축제를 

지원하고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간 에 운영하는 ‘예술과 함께하는 브런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여성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확 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목

을 30% 할당한다. 여성 중심 웹 가이드를 마련하고 여성관련 포털의 콘텐츠 평가, 맞춤

형 여성 정보방 홈페이지 구축(여성과 관련된 복지, 교육, 취업, 문화행사, 보육정보 등을 

통합, 연계하여 여성종합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넉넉한 서울에서는 여성을 문화 향수권자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 생산자로

서의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 해야 할 것이다. 시설개선이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성 문화 생산을 위한 여성 예술가 발굴 및 지원을 확 하고 통합적인 

여성문화예술 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표 3-6❙ 넉넉한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 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시설

개선

문화시설 등 여성편의시설 개선

6,778

6 2 4 - - 문화국 문화예술과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11.95 7.2 4.75 - - 청계천문화관

여성을 위한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 6,500 - 1,300 2,600 2,600 문화국 체육진흥과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 

조사
260 35 72 75 78 문화국 문화예술과

여성 친화적인 문화예술 공연시설 건립 -
건립
예산

포함

- - - 주택국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

프로

그램

운영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지원

22,099

800 200 200 200 2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
담당관

생활체육사 배치 운영 14,742 3,116 3,560 3,882 4,184 문화국 체육진흥과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음악회 3,454 58 1,029 1,032 1,335 서울시립교향악단

여성친화적 강좌 등 개설 839 111 223.5 245.5 259
세조문화회관, 상수도사업본

부, 물관리국

인터넷 방송 ｢여성을 위한 교양프로

그램｣제작운영
58 19 15 12 12 정보화기획담당관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확대운영 540 - 150 180 210 정보화기획단 데이터센터

외국인 투자가의 배우자 ․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실시

855 150 218 225 277
경쟁력강화본부경쟁력정책
담당관

잠실종합운동장 여성생활강좌 개설 302 2 100 100 100 문화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문화 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

램 운영
200 20 40 60 80 서울문화재단

창동극장 활용 - 예술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140 20 40 40 40 서울문화재단

여성자원봉사 리더 양성(신규) 169 - 49 60 6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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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서울 (9개 사업)

안전한 서울은 도시의 위험, 범죄, 환경오염으로부터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도시의 밤길 안전도를 제고하고 성폭력과 가

정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을 구현하며 도시에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

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점점 증 되고 있는 도시 오염

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책을 마련해 나간다.

안전한 서울에서는 여성 친화적 뉴타운(재건축, 재개발) 건설 사업이 돋보인다. 주거단

지 조성 시 단순한 주거공간의 확보 위주에서 안전위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

법(CPTED) 설계를 하여 여성 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공원, 광장, 도로 설계 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경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하 보차도를 여성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

게 다닐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다. 여성을 위해 안심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여 필요시 여성 운전자 택시를 보내주고 운행 정보를 가족에게 핸드폰으로 알려주

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여성들이 응급 재난에 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전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안전한 서울 분야는 2008년 여행 프로슈머 조사를 통해서 각 실국에서 다양한 책을 

제시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행 프로슈머 조사는 지하철 및 지하상가 여자 화

장실의 안전도 조사(2008년 4월), 공용주차장 및 지하보도(2008년 6월), 서울시 전 화장실 

및 여성편의시설 상 안전성 편의성 조사(2008년 10월), 안심 콜택시(2008년 11월)를 

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도 향상, 안전벨 설치,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등의 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안전하게 다니는 지하보차도 공사가 여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롭게 추

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하 보차도 보수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애매한 지점이 있

다. 전문가들은 지하보차도는 점차 폐쇄하는 추세이라는 점과 지하 보차도 보수 계획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행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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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안전한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 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시설

개선

여성 친화적 뉴타운 건설 비예산 - - - -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 ․ 시행
비예산 - - - - 푸른도시국 조경과

야간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지하보차도 관리
14,433 3,900 2,533 3,000 5,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기타

민방위교육장 활용 여성 생활안전체험 

교실 운영
64 12 15 17 20 비상기획국 민방위담당관

육아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정보 SMS 문자서비스 제공
비예산 - - - -

맑은환경본부 

저공해사업담당관

무장애(Barrier free) 1등급 도시만들기 

시범 추진(신규)
- - - -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여성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1,520 - 440 540 54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

여성폭력피해자 무료진료 지원 17 - 4 6 7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비예산 - - - -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5) 편리한 서울 (38개 사업)

편리한 서울은 여성친화적인 시설 및 공간 구성을 통해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편

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여성들은 가사노동 수행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공공시설이나 중교통 이용 시 불편을 겪게 된다. 서울시의 온라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불편을 느끼는 공간으로 공중화장실, 중교통, 운전 및 주차, 보육시

설, 보도통행, 공원녹지, 공공건물 순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서울에서는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여성들의 공공시설 편의성 

증진 및 접근성 향상, 중교통의 이동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편리한 서울은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주거 환경 및 공공 

공간 전반에서 여성의 시각이 반영된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사례로는 공중 화장실의 여성이용편의 증진, 건출물의 여성편의시설 개선 등처럼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성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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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에 여성화장실 변기수 비율을 남성 비 여성을 1.5배로 적

용하여 증설하고 기저귀 갈이 를 설치하며 화장실 조명 설비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

였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에서 여성 화장실을 증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특히 지하

공간에 있는 여성 화장실의 증설은 공간 확장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여성 화장실 수 

증가는 전체 모집단 비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여성 편의시설 및 아동 편의시설을 설치

하는 데 그치는 정도이다. 

여성들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을 

지정하고 주차장에 CCTV 설치를 강화하였다. 여성들의 보도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보도의 턱을 낮추고, 보도 표면 자재를 바꾸고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및 지하철 전동차의 손잡이를 하향 조정

하였고 2008년 말 지하철 1∼4호선(전체의 52.3%) 및 5∼8호선(100%) 부분에서 장착될 

예정이다. 지하철 및 버스에 여성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 시설물 설치(픽토그램 설

치), 지하철 역사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등을 추진하여 2008년 1∼4호선 개찰구 

287개소 중 276 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설 개선보다 중요한 것이 도시 계획 시설 설치 기준 등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해 도시 계획 설계부터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설치 기준을 보완하였

다.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위원회에 여성 위원 위촉을 확 하

였다. 이 외에도 여성친화적 도시개발 사업(마곡지구)을 시범추진하며, 건축물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편리한 서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 프로젝트와 무관한 저상버스 도입, 버스 

고급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노점상 정리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이 사업

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편리한 영역은 여행 프로젝

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적합지 않은 사업이 포함되

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기존의 편리한 영역의 사업들을 어떻게 여성 친화적인 여행 

사업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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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편리한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 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화장

실

여성화장실 시설개선

41,236

21,266.2
(구비

2,259)

4,053 7,138.6
5,474.4
(구비

1,259.5)

52,872
(구비

1,259.5)

경쟁력강화본부,복지

국,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관리공단,도시교
통본부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업그레이드 16,366 96 3,326 6,704 6,24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

정책과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개선 3,604 1,687 1,480 427 시설관리공단

주차 ․ 
통행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 설치

30,832

1,332 8 349 305 67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

경제담당관, 도시교통
본부 주차계획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백화점 ․ 대형마트 여성 편의시설 개선 비예산 - - - - 경쟁력강화본부

보행편의 개선 위한 보도정비 추진 29,500 6,200 7,100 7,550 7,650 도시교통본부

제도

개선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1,376

- -
향후 학술용역 계획수립 후 

반영
도시계획국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마곡지구) 
시범추진

SH공사에서 전액 부담 도시계획국 마곡개발과

건축물 및 시설물 여성 편의시설 개선 비예산 - - - -
주택국,도시기반시설

본부

SBA 여성기업 지원제도 운영(여성단
체공동사업추진)

160 - 50 50 60 서울신업통상진흥원

음식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개선 1,000 - 300 200 50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

환담당관

쇼핑센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

대 설치
216 36 60 60 60

맑은환경본부 환경행

정담당관

대중
교통

시내버스 및 전동차 손잡이 개선

248,438

400 10 310 80 - 도시교통본부

교통시설물의 여성 등 교통약자 배려
사업 추진

677 - 257 210 210 도시철도공사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2,170 1,018 1,152 - - 서울메트로

여성이 편리한 지하철정거장 디자인 
개선(신규)

84 - 84 -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저상버스 도입 확대 156,700
10,80

0
25,900 60,000 60,000 도시교통본부

버스 고급화 추진 4,800 - - 2,400 2,400 도시교통본부

엘리베이터 증설 및 대기용 의자설치 83,607 7 5,200 3,200 75,200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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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008년 사업명
예 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프로
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탐방코스 확충 및 

홍보

549

330 62 86 86 96

경쟁력강화본부 관광
진흥담당관, 맑은환경

본부 환경행정담당관, 

주택국 건축과

설계자문시 여성위원 참여 비예산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부 프로슈머제도 실행 219 39 50 60 70 SH 공사

정보

제공

여성 중심 웹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
터넷방송｢아름다운 여성｣주제 UCC 

공모전 개최

266

16 - 10 3 3
정보화기획단 정보화

기획담당관

｢맞춤형 여성 정보방｣홈페이지 구축
매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및 운영사업 

예산에 포함 추진
정보화기획단 정보화
기획담당관

여성 편의시설 정보마당 구축 200 60 40 50 50
정보화기획단 지리정

보담당관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마당｣구축 비예산 - - - -
정보화기획단 정보화
기획담당관

성인지적(Gender-based) 관점의 복

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50 - 30 10 10 서울복지재단

기타

여성 ․ 가족 친화적인 문화예술 기회 

확대(신규)

3,676

566 132 134 140 160 여성가족재단

女幸 프로젝트 확산 지원(신규) 1,306 - 416 440 45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

정책담당관, 여성가족
재단

서울의 女幸 名所 서울여성플라자(신규) 645 5 230 180 230 여성가족재단

폐경기 여성 건강 프로젝트(신규) 4 - 1 1.5 1.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여성이용시설 및 복지시설 점검 비예산 - - - - 감사관 조사담당관

행정서비스 여성시민고객 만족도 평가 484 110 140 120 120 감사관 평가담당관

｢여행 프로젝트｣정책 현장 평가 투

어
12 3 3 3 3 감사관 평가담당관

여성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585 - 225 180 180 한강사업본부

시민불편살피미 반영 74 11 20 21 22 감사관 조사담당관

여성불편민원 다산 패트롤 현장 확인 

강화
비예산 - - - -

고객만족추진단 민원

조사담당관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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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활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이 남성과 어떻

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도시 정책 영역

에서 여성의 경험이 배제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도시 공간 이용과 참여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 계획은 전형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도시 설계 담당자나 관

리, 설계사업의 표자,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부분 남성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도

시계획에서는 여성의 경험이나 삶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서는 도시 계획이나 주거 계획,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는데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이제 보다 역동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일

상적인 삶에서의 관심사들을 도시 계획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도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gender-sensitive urban governance)란 성별에 따라 도시계

획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고 수혜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는 성별에 따라 도시의 경제 사회, 정치적 자원 접근도가 다르고, 성별역할 

기 가 다르므로 성별차이로 인한 도시 계획 분야의 여성참여 배제 및 여성의 경험 미반

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Beall, 1996).

여성의 도시 정책 참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가로서, 정치적 표

자로서, 고용주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지지집단이나 자조 조직의 일원으로서 도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도시 정책 입안가, 도시 정책 설계 전문가, 정책 수혜자

들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여성의 경험과 삶을 도시 정책에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다

(Beall, 1996).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성의 관점을 도시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여성

의 도시권 확 를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서울시는 여

행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여행 동반자 집단｣과｢여행 프로슈

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후반부터는 자치구 여성들의 여행 프로젝트 참

여를 위한 ｢여행 포럼단｣을 구성하였고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여행포럼단 발 식을 가

졌다.

Ⅳ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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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여성부터 전문가 여성까지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

여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시도를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여성참여 확산을 위한 조직들의 운영 현황 및 의의 그리고 

과제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행 동반자단｣: 전문가 참여

1) 동반자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여행 동반자 집단｣은 2007년 10월 여성, 복지, 도로, 교통, 주택, 건축, 도시 경쟁력, 

환경 분야의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와 여성단체, 지방 정부기관 관계자들 187명으로 구성

되었다. 2008년 9월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여 5개 분과 193명으로 증가하였다. 현

재 여성복지분과 53명, 도시경쟁력 분과 47명, 환경분과 34명, 도로교통분과 29명, 주택건

축분과 30명 총 193명이다. 

분과별 동반자 추가 영입을 통해 동반자 집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서울시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과 분과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정책 설계단계부터 시행과정까지 전문적

인 자문을 제공하고 새로운 여행 사업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여행 사업초기부터 동반자 구성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환경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야 하므로 분야별 여성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여행 프로젝트에 한 여성 전문가 집단의 

이론적인 지지와 사회적 공감  형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행 동반자는 187

명의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여행 동반자의 구성 현황을 보면 학계, 정책연구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여성단체 및 

NGO, 관련 서울시 기구, 시의원, 서울시 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행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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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서울시 여행 동반자 분과별 구성 전문가 참여 현황(2007년)

여성 ․ 복지 도로 ․ 교통 주택 ․ 건축 도시경쟁력 환경

전문가
-변호사

-복지환경디자인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설인협회

-여성언론인

-변호사

-벤처/IT기업/경제인

-환경디자인

학계․
연구기관

-사회/상담/사회복지/

유아교육학 

-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환경디자인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주거/건축/문화인류학

-시정개발연구원

-소비자/행정/사회/

 문화/레저스포츠학 

-시정개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원

-환경/간호/약학/법학

/산림/도시학 

-시정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NGO․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중앙회

-서울YWCA

-소비자연구시민모임

-청년여성문화원

-여성CEO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청년여성문화원

-통일여성안보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적십자봉사회회

-서울시의용소방대연

합회여성회

-대한주부클럽연합

-미래가족문화연합

-여성자원금고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시민문화단체

-재향군인회여성회

-여성유권자연맹

-여성환경연대

-새마을부녀회

-어머니회

-대한YWCA

-환경시민단체

-간호사협회

-여성약사회

지방정부

기관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 

시의원․ 
시협의회

-
-서울시보육시설

 가정분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서울시보육시설

 가정분과위원회

여행 동반자는 서울시 실, 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각 분과별로 책임자와 실행위

원을 선출하였고, 분과별 해당 실국들 중 선임본부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만들었다. 창립 당시 여행 동반자 운영 계획에 따르면 분과별로 매년 해당 실국과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각종 사업의 자문,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로 하였다. 



48  ❙ 여행(女幸) 프로젝트 발전방안

❙표 4-2❙ 여행 동반자 분과와 실국 연계체계

여성 ․ 복지 도시 경쟁력 환 경 도로 ․ 교통 주택 ․ 건축

선임본부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맑은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균형발전본부

해당실․국
-복지국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국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문화재단

-푸른도시국

-물관리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 본부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국

-SH공사

2) 여행 동반자 운영 실적

여행 동반자는 2007년 10월 5개 분과 187명으로 구성되어 발 식을 가진 후 분과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선정하고 동반자로서 사업의견을 시에 제

안하였다. 동반자 참여는 분과총회를 통한 자문, 사업별 전문가 자문, 온라인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전문가 자문의 결과를 실국으로 전달하여 

각 실국의 여행 사업에 최 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동반자 자문 참여 실적과 운영 

현황을 참가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동반자 분과 총회

2007년 여행 동반자 활동실적을 보면 분과회의 5회, 자문회의 12회를 개최하였다. 각 

분과회의에서 동반자들이 여행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업들은 보육시설, 노인시설, 육

아휴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중교통 여성 편의시설 등이다. 그 외에 동반자 운영

과 관련된 의견들도 제시하였다. 2007년 동반자 분과회의는 11월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는 10월에 동반자단이 발족하고 나서 각 분과별로 위원장 등 조직구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였기 때문이었다. 2007년 동반자 분과총회는 동반자들이 여행 프로젝

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정도였고 자문내용도 특정 사업에 한 깊이 있는 자문보다는 

여행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경험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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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여행 동반자 분과위원회 자문 실적(2007)

분과 참여자 자 문 내 용

여성복지 28명
- 여행동반자 활성화를 위해 소위원회 단위로 운영
- 여성발전기금 선정과정,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여성관련 사업은 연령, 계층 등 특성을 반영한 사업 필요

도로교통 18명 - 여성이 사회적약자가 아닌 남녀평등 차원의 사업추진 필요

도시경쟁력 27명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카페 운영
-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 필요
- 특수분장, 보디페인팅 등 관광상품화
- 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 제공
- 각종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필요

주택건축 18명

- 노인, 약자 등을 위해 교통신호등 시간을 현재보다 길게 조정
- 재래시장 사물함 설치
- 보육시설도 스쿨존으로 지정
- 어린이집 정원만들기 추진
-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다니기에 불편한 지하철 환풍시설 개선
- 서울은 조명시설이 밝아 별을 볼 수 없으므로, 건물 조명개선 필요

환경 18명
- 간호사들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퇴직하는 것을 막기우해 보육문제 해결
- 구체적 주제 및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환경문제 토론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2008에 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월부터 3월까지 여성복지분과, 주택건

축분과, 도로교통분과, 환경분과, 도시 경쟁력 분과 전체회의를 분과별로 개최하였다. 

2008년 분과회의는 총 7회가 개최되었고 여성복지 분과는 총 3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활발한 자문참여를 하였다. 분과회의 참석자는 각 실국 선임본부 및 담당공무원, 동

반자, 서울시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었다. 주요 안건은 분과별 여행 프로젝트 

주요 사업 발표 및 동반자의 각 분야에서 여행 관련 사업 아이디어 제시 등이었다.

2008년도의 동반자 분과회의는 선임본부 및 관련 실국의 여행사업이나 실국의 2008년

도 사업계획 전반에 해 동반자에 해 설명을 하고 각 사업별로 자문의견을 구하였다. 

2008년 동반자 분과회의의 핵심은 동반자와 각 실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각 사

업에 해 지속적으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분과에서 

2008년 여행 사업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해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본부의 책

임자 급들이 참석하여 여행 사업에 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몇 분과에서는 실국의 관

심도나 동반자들의 참여도도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분과회의는 동반자, 각 실국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규모 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모든 

동반자가 각 분과의 여행 사업에 한 이해를 하고 동반자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게 해

주는 데는 유용하였으나 논의주제가 포괄적이고 시간 제약으로 인해 자문의 심도가 떨어

지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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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 자문 실적(2008)

분과 참여자 내 용

여성복지  30명

- 여행동반자 분과위원회 역할 및 기능과 연계방법
- 키즈센터는 특성화 및 기능검토 후에 설치되어야 함

- 여행 프로젝트 관련 사업 추진시 기존시설과 운영단체와 네트워크

- 시단위에서 시설을 스크린할 필요성, 여성관련 사업이 너무 적음

여성복지 5명

- 여성복지분과 실행위원회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능임

-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 미취학 아동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여성 내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 수렴 요구

- 한부모, 일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과 여성에 관심
- 공보육과 민간보육의 질적차이 축소

주택건축 8명

-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 문정지구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추진
-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 ‘마곡지구’ 시범추진

- 건축물의 여성편의시설 개선

- 북촌한옥마을 여성탐방코스 및 편의시설 확충
- 신청사 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콤플렉스 건립

- 주부프로슈머 제도

환경 15명
-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야 함
- 아리수 공급확대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

여성복지 13명
- 여행동반자의 역할과 권한
- 여행동반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상호역할 규정

- 분야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참여

도로교통  8명

- 버스정류장 시설 디자인 개선
- 지하철 화장실 온수 공급

- 지하철역사에 보육시설 설치시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들에 위탁방안

- 보도블록, 가로등을 시전체 동일한 디자인으로 개선
- 공공화장실 청결도 향상

- 가로등 조도를 높여 안전 확보

- 여행 프로젝트 타겟을 저소득층, 다양한 연령으로 확대
- 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로 나아가야 함

도시경쟁력 13명

- 육아를 맡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 조성 필요

- 산전후휴가는 일정기간은 쉬고, 일정기간은 재택근무 방안 검토
- 남성들도 육아휴직 필요

- 여성에 국한되는 체육시설이 아닌, 공동체육시설에 여성편의시설 제공

- 여성에게 세무교육, 지방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여성예술가 기획양성 프로그램 마련

- 여성을 위한 경영 및 세무 컨설팅 필요

-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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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전문가 자문 실적

분과회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반자 중 각 전문 분야별로 개별 사안 중심으로 자문에 

참여하는 소규모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졌다. 2007년 각 분야별로 개최된 소규모 자문회의

는 12회가 개최되었고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재활쉼터 운영, 공중화장실 여성편의시

설 개선, 창업교육사업, 공원시설 안전시스템, 지하철 여성전용칸 운영, 뉴타운 시설 여성

편의성 증진 사업 등에 한 자문이 있었다.

❙표 4-5❙ 여행 동반자 소규모 자문회의 실적(2007)

사업명 분과위 내 용 비고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자문 여성복지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안건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자문 여성복지 - 여성홈헬퍼 사업 평가 지표 건 장애인복지과

여성재활쉼터 운영 여성복지
- 남성위주의 재활프로그램을 대상자 개별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재구성 및 개발
자활지원과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여성복지

- 공중화장실 여성을 위한 편의개선에 대한 자문

 ․ 여성변기수 확충(50:50)
 ․ 리필시트지, 기저귀교환대, 보조의자 설치 등

위생과

서울여성창업아카데미
도시

경쟁력
-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여성이 선호하는 업종 특화 신용보증재단

정책평가투어단 운영 환경
- 공원이용자 중심의 안내시스템 설치
- 공원이용 안전시스템 보완 및 설치

- 휴식 및 편의시스템 보완 등

감사관

뉴타운 건설 주택건축

- 여성을 위한 공용화장실 단지내 1층 건립

- 여성인력 활용 주부 자원봉사단 운영 대책 필요
-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 등 주민공동 시설 대책

-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 등 시야확보

균형발전본부

지하철 건설 주택건축 - 지하철 건설 관련 여성을 위한 시설 건설
도시기반

시설본부

지하철 여성전용칸 운영 도로교통
- 지하철 여성전용칸 운영
 ․ 전용칸 용어 재검토

 ․ 시범운영 후 결정 등

도시철도공사

창업교육사업 여성복지
-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 ’07년 교육사업 운영결과 및 ’08년 교육사업 자료 자문
산업통상진흥원

여성복지분과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여성복지 - 여성복지분과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 여성가족재단

여성복지분과 오찬 간담회 여성복지

-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과 자치구 관심 확대 필요

- 세대별, 계층별 여성들 요구조사 선행 필요성

-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모형개발을 위한 발전센터 및 인력개발센터 협
력사업 도모

여성가족재단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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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여성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아리수 여성일자리 창출, IT 기반 여행 프로

젝트,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문정지구 살기좋은 도시 조성,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등 

총 44회의 소규모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각 사업별 자문은 다수의 사안에 해 

각 전문 분야별로 단기적 혹은 일회적 자문을 함으로 써 자문의 효율성을 높혔다. 이 사

업들은 부분 2008년도 각 실국의 여행 프로젝트 연동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동반자들

의 자문을 통해 여성친화적인 사업으로써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2008년 후반에는 5개 영역별로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문가 자문단을 구

성하였다. 총 30여명 정도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관련 현안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탄력

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였다. 필요시 이 풀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풀의 전문가들을 교체

할 수 있게 하였다. 소규모 전문가 자문은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의 결과가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반자 소규모 자문회의는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해 지속적으로 

자문하여 사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동반자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실국이 여행 동반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예산 투입 

등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동반자 전문성

이 확보될수록, 한 사안에 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자문이 시행될 경우 동반자 정책 참

여도가 높았다.

❙표 4-6❙ 여행 동반자 소규모 전문가 자문 실적(2008)

사업명 분과위 내 용 비고

여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여성
복지

-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내용이 여행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실외공간 금연정책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 효과적인 사업수행방안

-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가 장소

건강증진담당관

아리수 여성일자리 창출 등 환경 -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필요 상수도사업본부

IT기반 여행 프로젝트
도시

경쟁력

- 맞춤형 여성홈페이지 개편사항

- ’08년 신규 IT기반 여행 프로젝트 사업 검토

- 여성을 위한 교양홈페이지 제작
- 여성편의시설 안내마당에 컨텐츠 확보

- 홍보 강화

정보화기획단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주택
건축

- 은평뉴타운1지구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방안 균형발전본부

문정지구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조성

주택

건축
- 문정지구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시행지침 자문 도시계획국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

복지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신규사업 공모 자문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모니터링

- 여성장애인 지원 교육프로그램등

장애인복지과



Ⅳ.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참여 ❙  53

사업명 분과위 내 용 비고

동남권 유통단지 통합환경
디자인

주택
건축

- 동남권 유통단지 통합환경디자인 SH공사

재활쉼터 프로그램 개선
여성

복지
- 재활쉼터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자활지원과

성인지적 관점의 복지서비
스 가이드라인 개발

여성
복지

- 복지서비스 만족도 성차 원인 파악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진단툴 개발

서울복지재단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분

야 현장실태조사

주택

건축

- 실태조사 조사설계안에 대한 개선 및 고려사항

- 불특정다수 여성 이용시설물 유형의 적합성
- 부설주차장 모집단 추출기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
복지

-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정책개발 필요

- 맞춤형 교육사업 개선
- 취업, 창업박람회 개최방안 개선

- 창업보육센터 운영방법 개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
복지

- 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및 인증화 방안

- 조달계약시 여성고용 우수기업 우대방안
- 여성창업지원시스템 원스톱 체제 구축 필요

- 맞춤형 직업훈련 개선방안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
복지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적 연계방안
-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방안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

복지

- 여성취업지원서비스 대표 브랜드화 전략

- 여성능력개발원 기능활성화 방안
- 여성창업활성화 방안

-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개선방안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

복지

- 커리어 멘토링 솔루션 사업제안

-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계획 검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
복지

- 여성일자리 대표상품 개발

- 브랜드명 검토
- 신규직종 개발

- 여성커리어멘토링 검토

여성가족정책관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3) 온라인 전문가 자문

동반자 분과회의는 다수의 동반자가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만나야 한다는 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규모로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각 분과에 소속된 실국 여행 사업들

이 내용이나 수위가 다름으로 인해 각 실국에서 동반자 분과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수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는 효율적이기는 하나 관련 분야의 소수 전문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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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참가하므로 인해 다수의 동반자들이 참여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8년도 들면서 기존의 사업 외에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여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였다. 기존의 동반자 자문은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

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행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

행하고자 하는 규모 사업들에 해 자문을 실시하여 성인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서

울시의 주요 시정 사업에 여성의 시각을 추가로 반영하면 새로운 여행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여행 프로젝트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다수의 동반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에 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안되었고, 

이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주요 사업들에 한 동반자 온라인 자문이 

시행되었다.

온라인 자문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추진되었는데 1차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차는 자문은 희망드림 프로젝트 등 6개 주요사업을 

상으로 하였다. 이 과제들은 서울시 여성담당 부서에서 다른 실국에 의뢰하여 결정하였

으며, 다른 실국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의 주요사업을 스크린 하여 상 목록을 만든 뒤 

관련 실국에 자문 필요성을 확인 후 선정하였다.

자문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들이 분과별/ 사업별로 전문가 자문 조사지를 구성

하여 전문가에게 온라인으로 보내고 자문 결과를 수거하였다. 상 과제들은 분과별로 구

분하여 각 분과 소속 동반자 전원에게 발송하였고 전화 확인을 거친 후 수거하였다. 각 

분과별로 동반자 참여율을 보면 1차 자문은 38.3%, 2차 자문은 44.2%가 참여하였고 분과

별로는 여성․복지 분과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재단은 자문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정책과로 제출하였고 여성정

책과는 해당 사업부서로 송부하여 반영토록 하였다.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반

영한 사례는 시립 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희망드림 프로젝트(여성․복지 분과), IT 콤플렉

스 건립, 창동복합공연장 건립(도시경쟁력 분과), 서울형 친수공간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주택․건축분과), 한강 교량 보행환경 개선, 여성친화적 자전거 도로(도로․교통 

분과), 북서울 꿈의 숲 조성, 공원 화장실 중장기 개선, 노을 공원 공원화 사업(환경 분

과) 등 10개 과제이다(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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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여행 동반자 온라인 자문 실적(2008)

구분 기간 대상  조사방법  자 문 사 업

1차 자문 
2008. 

10∼11

5개 분과

동반자 

-설문조사 

-반구조화된 의견조사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용역사업

- 서울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

-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 IT-Complex 건립

- 공원화장실 중장기 개선계획

- 노을공원 공원화 계획

- 강북 대형공원 공사 후속 공정 추진

-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 추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 한강교량 E/V 및 전망카페 조성

- 서울형 친수공간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차 자문
2008. 

11∼12

5개 분과 

동반자 

-설문조사 

-반구조화된 의견조사

- 희망드림프로젝트

-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 노을공원 2단계 공원화

- 서울형어린이집

-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4) 기타 활동 실적

여행 동반자의 참여를 확 하기 위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행 프로젝트 전반

에 한 소개, 실국 주요업무, 동반자 의견 제안, 제안내용 검토의견 제시 등을 하고 있

다(2007년 12월부터 http://cafe.daum.net/womenhappyseoul 카페를 개설). 실국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해당 실국의 업무를 분과별 공지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토록 

하였다. 2008년 동반자 회 개최 및 여행 사업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하기도 하였으나 동

반자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3) 여행 동반자 의의와 과제

여행 동반자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시정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규모 동반자단으로 구성하여 다수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서울시

의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문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지역 여성 정책 사상 유례

가 없는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특히 규모 분과회의, 소규모 전문 자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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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라인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반자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동반자들은 2007년 5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008년 7회의 분과회의와 58회의 자

문회의에 참여하여 106건의 자문 안건을 제안하였고, 시에서는 49건의 자문을 반영하였

다. 이러한 실적은 동반자가 구성된 지 1년 2개월 동안 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 하겠다.

동반자들의 참여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행 동반자단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어

야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자문과 사업 반영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동반자 단이 내

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던 이유를 짚어보자면 첫째 분과별 동반자 인원수가 많고 전문가 

비중이 낮아 전문적인 자문이 어려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동반자 그룹은 2007년 여성․
복지분과 50명, 도시경쟁력분과 44명, 도로․교통분과 30명, 환경분과 35명, 주택․건축분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자 중 각 분과별로 30∼40%가 서울시 여성단체 및 관련 시

설 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 비율이 낮다. 동반자단 규모

가 크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반자 내에서도 자문의 내용이나 수위가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집단은 각자 전문 분야에 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일반 기관 표 

여성들은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동반자 자문회의는 전문성과 집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문제는 동반자들이 여행 프로젝트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

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반자단이 규모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임이 어려

워 동반자들 중 여행 프로젝트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여행 사업에 한 관심도가 낮았

다. 동반자들이 소규모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관심 사안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

문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별로 도움

이 되지 못하였다. 동반자들의 여행 사업에 한 관심 부족은 자문 참여도를 낮추게 하였

고 동반자의 자문 내용의 효과성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동반자와 관련 실국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동반자의 

참여는 실국의 관심과 자문 결과 반영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택 건축 담당 

실국과 같이 동반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반자의 자문을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다수의 실국이 의례적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실국의 여행 사업들

은 도시 여성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 한 예로 장애인 이

동권 보장과 같이 법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여성의 편의성 증

진 사업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도로, 교통, 주택,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여성친화에 

한 개념정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화, 일 등의 분야에서는 지엽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체감도가 낮았다. 실국의 사업의 성인지성 부족, 여성친화 도시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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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규정 미흡은 자문 어젠더(agenda) 발굴을 어렵게 하여 동반자와 실국의 효율적인 네

트워킹 구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여행 CF(creative facilitator 창의 

촉진자)와 CF manager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행 프로젝트 보고회 때 부

시장 지시사항에 의한 것이었다(부시장 지시사항 제 255호, 2008. 7. 15). 여행 CF는 부서

별 팀장 이하 1명, CF Manager는 실국본부 사업소 과장 1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각 

부서에 여행 리더 그룹을 운영하여 조직 내에 여행 프로젝트를 내재화하고 여행 동반자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여행 CF는 실국별 여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동반자와 

접점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자이나 2008년의 활동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행 CF 명단

은 구성되었으나 본인이 여행 CF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실국의 여행 사업 확산과 동반자의 참여를 위해 실국과 동반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및 일반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해 향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동반자단 재구성 및 운영 방식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행 동반자가 

사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는｢젠더 컨설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 컨설팅 시스템｣은 분과별로 표적인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동반자 전문

가가 각 실국 담당자에게 긴밀하고도 집중적인 젠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컨설

팅 시스템은 성인지적 도시 정책 시행 초기에 직면하는 문제, 즉 실국 담당자의 성인지성

을 제고하고 성인지적 도시 정책에 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여행 프로슈머단｣: 일반 여성의 참여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 전문가 여성들 외에 일반 시민 여성들이 도시 

환경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여성의 실

질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여행 프로슈머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외사례를 보면 도시 정책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기위해 주민 여성들이 지역사회 공

원이나 도로 등을 조사하여 시정부에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 영국

의 여성디자인서비스 (Women's Design Service)에서도 지역사회 환경, 보도, 가로등, 지

역사회 표시판, 공공건물 접근성, 지역청소년 센터 디자인, 주거단지 및 지역거주 시설, 

야외 운동장 및 공원, 중교통, 안전 감시체계 등에 해 조사(safety audit)하고 결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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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WDS, 1998). 실제로 이 단체는 조사에 사용하였던 체크 

리스트 목록과 관찰기술지 목록들을 자세하게 제시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서울시의 여행 프로슈머는 2008년 “여성 시민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

이 무엇인지 제 로 파악하고자 여성 시민고객으로 구성된 여행(女幸) 프로슈머를 운영하

여 여성 고객들의 욕구를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여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입되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내부자료, 2007. 3).

여행 프로슈머의 구성은 일반 여성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계층

과 연령을 아우르는 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조사 상은 여성들이 가장 불

편해하는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상을 선정하고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도

록 하였다. 조사 결과의 반영은 시정 각 부분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는 사후 연구(post 

research) 등을 통해 여성정책에 한 체감도를 증 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1) 여행 프로슈머단 구성 및 운영

여행 프로슈머단은 지역 사회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 일반 여성들 중 연

령별, 혼인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풀을 구성하였다. 2008년 ｢서울시 여행 프로

슈머단｣은 20∼30  미혼 여성, 30∼40  기혼여성, 시니어 여성 약 40명으로 구성하였다.

프로슈머단 모집은 서울시 각 인력개발기관 중 권역별로 1개소 씩 상으로 수강자 중 

프로슈머단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고, 시니어 프로슈머는 시니어 연합에서 추천

을 받아 구성하였다. 20∼30  미혼여성은 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개인 네트워크

를 통해 모집하였다.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 단은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 조사｣
(2008. 4),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2008. 7), ｢서

울시 브랜드 콜택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2008. 10),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실태조사｣(2008. 11)를 시행하였으며 영유아 플라자 

조사를 수행하였다(2008. 12).

프로슈머단 조사 상이나 주제는 도시 환경 중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

설의 불편사항 등-화장실, 지하도, 주차장, 콜택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조

사 범위는 서울시 전역을 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자치구 별로 구

분하여 샘플링해서 조사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예: 2008년 11월 주차장 조사).

조사 방법은 프로슈머단이 해당 지역이나 상지로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상황을 일일

이 체크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문관찰 조사법과 상 시설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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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법을 병행하였다. 프로슈머단이 일반 여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방문관찰조사의 경

우 연구자들이 개발한 점검 포인트 ｢체크리스트｣로 측정하였고, 설문조사 역시 연구자들

이 개발한 설문지로 조사를 담당하였다.

여행 프로슈머단이 조사한 결과들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에 제출한

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각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로 조사 결과를 보내 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담당 부서는 결과를 시․ 부시장에게 보고하였다. 한 예로 지하철 

여성 화장실, 주차장 편의성 및 안정성 증진 조사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로교통본부 등에서 반영하여 시정한 결과들을 시장에게 보고하였다(2008. 4. 

15 여행 프로젝트 시장보고회).

<그림 4-1> 여행 프로슈머 운영흐름도

2)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 조사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는 현재까지 5개 현장을 조사하였다. 프로슈머 조사의 구체적인 

현황과 점검 결과 반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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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프로슈머 조사는 2008년 4월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조사는 2008년 3월19일∼29일 심야시간 에 시행하였고, 조사

지역은 지하철역 284개소, 지하도 상가 20개소의 여성화장실이었다. 조사내용은 화장실 

이용행태, 일반불편사항, 안전성 인식정도, 안전 책 등에 한 설문조사(1,002부)와 현장

의 상황을 참여관찰지에 기술하거나 사진을 찍는 관찰기술 조사, 그리고 안전성 점검 체

크 리스트 조사(지하철 역 284개소)를 시행하였다.

프로슈머는 20  여성, 30∼40  기혼여성, 50  시니어 여성 등 약 30여명을 모집하였

고 이들을 상으로 프로슈머 조사 교육을 1일 시행하였다. 프로슈머들은 1개 조당 3명으

로 10개 조를 구성하였고, 조장을 선발하여 조별로 연락을 취하였다. 조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슈머 거주 지역 인근의 역을 조사 상으로 배당하였다. 프로슈머들은 초기에는 

조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수행에 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4∼5일 지나면서 적응

도가 높아졌다. 이들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에 한 인식이 높아졌

고, 조사 이후로 지역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1차 프로슈머들은 2차 

프로슈머 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였기 때문에 2차 조사에도 다수가 참여하였다.

❙표 4-8❙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안전성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조사항목 측정항목 측정 기준

시설

조건

출입구

내부분리형

화장실 내부에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됨

상대 화장실의 내부 안보임/ 훤히 보임, 여자 화장실 경유해서 남자 화

장실 출입 등 체크

일반분리형 남녀 출입구가 평행으로 분리

완전분리형 남녀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

동선(접근성) 역에서 화장실 이용거리

위생상태(환기포함) 청결상태 및 환기상태 점검

비상벨 유무, 작동여부 비상벨을 눌러 역무원 호출 

내부간격 천정, 바닥, 문 천정과 문의 틈새, 바닥과 문의 틈새, 화장실 문의 틈새 

잠금장치 문의 잠금장치 안전도

장애인 화장실 유무, 남녀구분

부대 

시설

아동용 변기

아동보호용 의자
유무

기저귀 교환대 유무

비고 기타 지적사항들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08),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상가 여자화장실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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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화장실 이용 불편사항은 청결문제가 가장 큰 불편요소로 지적되었고, 안전성

과 관련하여 화장실 이용 동선 불편, 여성 화장실 내부 노출 및 상 방 화장실 노출, 외

진 위치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심야시간  화장실 안전문제에 한 위험의식이 높았

고 성폭력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화장실 위치가 외지지 않아야 할 

것과, 비상벨을 칸 마다 설치할 것, 화장실 문바닥과 천정간격 조성, 견고한 문 잠금장치

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화장실 전체를 위의 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호선 별로 화장실 문과 천정/바

닥의 틈새 정도, 비상벨 유무 및 작동여부, 화장실 개방성, 화장실 위치, 조명 잠금장치, 

편의성을 비교하여 각 호선별 화장실 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였다.

여자 화장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 서울메트로(1∼4호선), 도시철

도공사(5∼8호선), 도시기반시설 본부(지하도 상가)에 전달되었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이

에 한 응책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였다(2008. 4. 15 여행 보고회 내부 자료). 

해당 부서에서 제시한 책은 주로 화장실 입구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장실 앞 CCTV 설치는 법으로 규제가 많아 시행이 

쉽지 않고,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후에 범인 수색 등에 

유용할 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3)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제 2차 여행 프로슈머 조사는 2008년 6∼7월에 시행되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

하보차도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운전자 909명과 지하보차도 이용객 178명, 총 1,08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30∼50  여성 프로슈머 22명을 선발하여 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에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였고 각 

조별로 해당 조사장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6월 2일 ∼11일이며 주로 오후와 야간 시간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조사 상은 공영주차장 151개소(전체 153개소)와 지하보차도 27개소(전체 31개소)이며 설

문조사, 체크리스트 조사, 사진촬영 등을 수행하였다. 2차 프로슈머 조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프로슈머 전체가 참석하여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프로슈머 활동 

전반에 한 평가와 프로슈머로서의 경험이 갖는 의미, 조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한 

논의를 하여 설문조사나 점검조사를 통해서 듣기 어려운 경험들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조명, 주차공간, 안전성, 접근성, 안내표지, 이동약자 및 종합의견에 한 

설문조사와 체크 리스트를 통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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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공영주차장 안전성․편리성 체크리스트

구분 측정 항목 비고

조명

 조명상태

 불이나간 조명 유무

 불이나간 조명 개수

주차공간

 주차면적 충분

 주차방식 직각, 병렬, 사선

 여성전용주차

안전성

 고립감유무 조사자 판단

 CCTV 등 감시장치 유무

 CCTV 충분여부

 위험상황시 안내표지 유무 위험상황대응 설명, 연락처

 소리지르면 주변사람에게 전달가능

 비상벨설치 유무

안내표지  입구 안내표지

 출구 안내표지

 주차장내 이동방향 안내표지

접근성

이동약자  휠체어, 유모차 사용가능

종합의견  전체분위기

기록시간  시 분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08),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조사결과 주차장 이용 여성 중 61.9%가 위험 상황 발행 시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문제

를 제기하였고 여성전용주차장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75.2%가 응답하였다. 지하보차도 및 

지하보도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의견이 75.3%로 높았고, 

노숙자나 취객을 마주칠까봐 두렵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 조명 개선, 비상벨 설치, 통합형 CCTV 설치, 여성전

용 주차구역 설정, 순찰시스템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과 노약자가 기할 수 있는 여

유 공간 마련, 안내표지의 가시성 증 , 주차장 청결성 유지관리로 편의성 제고를 제안하였

다. 지하보차도의 경우도 비상벨 설치와 노숙인 및 취객 관리, CCTV 설치, 조명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명 개선 및 CCTV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추진 중이다(2008. 7. 15 서울시 여행 보고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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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슈머 조사의 의의와 과제

프로슈머를 통한 일반 여성들의 조사 참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는 일상

적 환경에서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을 불편하게 경험하는지에 한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구체적이고 일상적 경험에서 적절한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들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사결과의 구체성이 확보되어 관련 부서에서 개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조사 결과의 환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해 2008년도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프로슈머 조사에 비중을 두

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여행 프로슈머는 미혼, 기혼여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들의 관심

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여성 집단, 청소년, 노인, 이주자 여성, 한

부모 여성, 장애인 여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프로슈머단을 조직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 프로슈머 조사는 조사 상이 화

장실, 주차장, 콜택시 등 일부 도시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어 프로슈머단의 다양화와 아울

러 조사 상 지역도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슈머단은 생활불편 요인 발굴 외에도 여행 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사업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 중 혹은 완료 후에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혹은 여성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해

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 평가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 

관련 NGO, 공무원, 일반시민,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 프로젝트에 한 평가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해야만 일반 시민 여성의 실질

적인 정책 요구들과 정책 수혜도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들은 가장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여성 친화적 도시 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슈머는 일종의 ｢여행정책 평가 투어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

한 사업 평가를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여 수행한다면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 개선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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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 여행 포럼단 구성 및 운영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로 지역사회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행 프로슈머단과 동반자 집단

으로 구성된 ｢여행 포럼단｣을 창설하였다.

여행 포럼단은 자치구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직접 

실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포럼 구성 상은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여성단체 표 및 

여성 활동가 그리고 여성 정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여성을 추천받아 구성하였다. 여행 포

럼단은 기존의 여행 동반자 그룹과 프로슈머단의 복합적 기능을 하며 전문가 그룹은 구

별 여행 사업 아이템 발굴과 여행 방향정립을 하고 일반 여성 그룹은 여성정책 현장 방

문 및 평가, 구정에 결과 반영, 외 홍보 등의 기능을 한다.

자치구에서 여행 포럼단을 창단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 시 차원에서 실국관의 수평적 

연계체계(horizontal linkages)를 구축하는 것 외에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수직적 연계

(vertical linkages)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행 프로젝트가 일상적 차

원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단위가 지역단위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행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도시 공간의 불편 요

소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여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 동네에

서부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둘째는 여행 사업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여행 사업의 효과 체감도가 낮았기 때

문에 자치구에서 여성 시민 참여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지역 여성의 참여를 확 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여성들을 조직하여 여성차별적인 도시 공간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책을 제안하

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행 프로젝트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여행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에서 자치구 여행 포럼단을 창단하게 된 것은 여행 사업의 인지도 제

고, 지역여성 참여를 통한 자치구 여행 사업의 다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가 8∼9월내 약 50여명 규모의 여행 포럼단

을 구성하고 발 식을 가졌다. 구별로 약 50여 명 전후로 여행 포럼단을 구성하였으며 

2008년만 25개 자치구 전체 약 800여명의 여행 포럼단이 조성되었다. 

자치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조직의 구성도 

다양하였다. 다수의 자치구 포럼단이 지역 사회의 풀뿌리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일부 구는 서울시의 동반자단과 유사한 구성을 갖추기도 하였다. 다음은 서울시 강남구의 

여행 포럼단 구성현황 및 역할인데 여행 프로젝트의 5개 영역별로 전문가, 여성단체, 여

성정책 관심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의 주 기능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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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에 한 영역별 자문과 각 사업 아이템 발굴이었다. 강남구의 구성 현황이 서울시 

자치구의 여행 포럼단의 전형은 아니나 전문가, 여성단체, 일반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인용하였다. 

❙표 4-10❙ 강남구 여행 포럼단 구성 현황 및 역할

구분 전문가 그룹 여성단체그룹 여성정책 관심주민

대상

법조, 의료, 여성CEO

문화예술단체

대학등 학계 전문가

언론사

기타 여성전문가

여성단체 회장단

(구청, 경찰서, 교육청 등)
여성 전문가 및 관심있는 일반 주민

주임무
정책 자문 및 개발, 여성요구사항 파악

사업아이템 발굴, 각 분야별 정책 반영 및 실행 참여

구성방법

5개 분과위원회 분산배치

분과위원회별 여행 동반자 그룹과 여행 프로슈머 활동

서울시 전체 여행 동반자 그룹과 거버넌스 구축(network 체제 유지)

자료: 강남구 여행포럼단 발 식 자료(2008)

현재 여행 포럼단은 발족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할지 정립되지 

않은 구가 많았다. 여행 포럼단에 속한 여성들 다수가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행 포럼단 발 식에서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이해｣강좌가 프

로그램에 포함되었다. 향후 자치구 여해 포럼단의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직화와 참여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자치구 여행 포럼단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첫째 구정 전반에 여행 프로젝트에 한 

이해 확산, 둘째 여성 담당 부서 외의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전문적인 자문 제공, 셋

째 자치구 여행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 기반 확 , 넷째 지역 사회 여성 불편 요인 조

사 및 안 제시, 다섯째 자치구 여행 신규 과제 제안 및 사업 아이디어 제공 등이 필요하다.

자치구 여행 포럼단이 지역사회에서 성인지적 여성 사업들을 발굴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행 포럼단의 성인지 교육과 아울러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조사(safety audit) 사례 연습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단위의 전문가 여성들 풀

을 조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도로, 주택, 환경 등 도시 정책 수립 

초기부터 시행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 여행 포럼단은 여행 프로젝트의 여성참여 단계의 하부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토 가 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여성의 정책참여를 활성화

하느냐에 따라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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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및 개요

여행 프로젝트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면서 여행 사업 영역을 확 하고 사업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여행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들

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각 실국 단위로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상으로 여행 프로젝트에 한 의견을 수렴하거

나 평가를 한 적은 없다.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반자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는 하나 

각 영역 혹은 구체적인 사업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를 상

으로 여행 프로젝트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 돌봄, 문화, 주택, 건축, 건강, 안전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상으로 

여행 프로젝트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이며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이용하였다. 최

종 조사 상자는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60인이다. 전문가 선정은 돌보

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5개 영역 별로 15∼20명

의 전문가 풀을 만들고 이들 중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동반자나 자문에 참여한 자, NGO 

단체 표 및 실무자,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를 중심으로 영역별 10∼15명 정

도를 선정하였다. 

❙표 5-1❙ 전문가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기간  2008. 12. 2∼ 2008. 12. 10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전문가 60명

 (돌보는, 일있는, 넉넉한, 안전한, 편리한 영역별로 전문가 10∼15명 선정)

Ⅴ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70  ❙ 여행(女幸) 프로젝트 발전방안

전문가 조사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한 

인식도 및 현황 파악, 둘째는 여성과 도시 공간(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 인도 및 

보도, 지하보도, 횡단보도, 중교통, 주거시설 및 주거환경, 건강 및 식품 안전) 관련 정

책 수요 파악, 셋째는 여행 동반자단, 프로슈머단, 자치구 여행 포럼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넷째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지는 여행 프로젝트의 인지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을 위한 주요 요건, 여행동반자

와 프로슈머의 활성화 방안,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및 홍보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구조화된 설문 문항과 반구조화된 문항들을 혼합하였다.

❙표 5-2❙ 전문가 조사 설문지 구성

영 역 주요 주제 세부 문항

여행 프로젝트 전반

 여행 프로젝트 의의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여행 프로젝트의 의미 

 각 영역별 현황  잘되는 영역, 향후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대표적 여행 사업  여행 프로젝트하면 떠오르는 사업

 여행 사업 현황 및 문제  여행 인지도, 성인지성, 여성경험 반영 정도 등 

여성과 도시공간

도시공간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의 여성친화적 요소

보행 인도 및 보도, 지하보도, 횡단보도의 여성친화적 환경 요인

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주거 주민자치센터, 주거환경, 놀이터

건강 및 식품안전 정신건강, 식품안전

여성전문가 참여 여행 동반자 

인지여부, 전문가 참여 중요도, 운영 적정규모

운영개선방안

동반자 참여 방식

일반시민 여성참여

여행 프로슈머

일반여성참여 중요도, 프로슈머 조사 영역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방법

프로슈머 활동 단위

자치구 여행포럼단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중요도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기능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발전 방안

발전방안

추후 개발해야 할 사업

홍보 방안

기타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소속,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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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조사는 총 60명의 전문가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수

거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의 각 영역의 전문가를 고루 포함할 수 있도록 설문 상을 구성

하였고, 총 60명 중 수거된 설문지는 총 50부로 83%의 회수율을 보였다. 

2.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총 50여명의 응답자 중 성별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43명(86%), 남성이 7명

(14%)로 부분 응답자들이 여성이었다.

성별 응답자수

7명(14%)

43명(86%)

남

여

<그림 5-1> 성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령 별 특성을 살펴보면 40 가 22명(44%)으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30

가 17명(34%), 50 가 11명(22%)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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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대 별  응 답 자 수

11명 (22%)

22명 (44%)

17명 (34%)

30대

40대

50대

<그림 5-2>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소속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학계 및 연구자가 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시민단체 종사자 7명(14%), 협회 및 기관 종

사자 5명(10%)순이다.

소속별 응답자수

학계 및 연구자
38명(76%)

시민단체
7명(14%)

협회및기관종사자
5명(10%)

<그림 5-3> 소속별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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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성분야에 응답한 수가 36명(7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사회․문화 분야

가 15명(30%), 가족분야 11명(22%), 노동분야 10명(20%), 교육분야 10명(20%)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 분야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야는 조경, 공학 등이다.

0 5 10 15 20 25 30 35 40

명

정치

사회.문화

여성

복지 

노동

환경

기타

분야별 응답자수(복수응답)

<그림 5-4> 분야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 전체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6%로 응답자의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연령 별로 보면 40 가 44%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계 및 연구자가 전체의 

76%로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문 분야는 여성분

야에 응답한 수가 3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문화, 가족, 노

동,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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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 7 14.0

여 43 86.0

연령대

합계 50 100.0

30대 17 34.0

40대 22 44.0

50대 11 22.0

소속

합계 50 100.0

학계 및 연구자 38 76.0

시민단체 7 14.0

협회 및 기관종사자 5 10.0

합계 50 100.0

분야

(복수응답)

정치 4 8.0

경제 1 2.0

사회․문화 15 30.0

교육 10 20.0

여성 36 72.0

행정․법 3 6.0

복지 7 14.0

가족 11 22.0

노동 10 20.0

도시․교통․건축 2 4.0

환경 3 6.0

의료 3 6.0

기타 2 4.0

합계 107 -

2) 여행 프로젝트 전반 평가

전문가 조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에 한 전반적인 인지도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여행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성공적인 여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여행 

사업에 한 평가 등에 해 질문하였다. 

(1)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먼저 여행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가

장 많은 응답자(18명, 36%)가 ‘시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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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가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 정책’이라

고 17명, 34%가 답했다. 여행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명으로 4%에 불과했다.

여행 프로젝트는 성주류화 모델, 여성친화도시 정책, 일상생활 밀착형 정책, 독자적 지

역여성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중 성주류화 모델로서 의미를 가

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5-4❙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구 분 응답수 비율(%)

시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모델 18 36.0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 정책 17 34.0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닌 일상생활을 다루는 여성정책 13 26.0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정책 2 4.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명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정책

일상생활을 다루는 여성정책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정책

시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모델

여행프로젝트의 의미

<그림 5-5>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2)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는 ‘편리한 서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총 14명으로 전체의 28%로 나타났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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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한 전문가 또한 14명(28%)이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서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명(18%), 돌보는 서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명(12%) 순이었다. 넉넉한 서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2%)에 불과했다.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 화장실 변기수 증설이나 하이일이 빠지지 않는 보도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편리성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

한 서울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잘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영역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행 프로젝트 전반

적으로 정체성 확립 및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5❙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영역 응답수 비율(%)

편리한 서울 14 28.0

모르겠다 14 28.0

안전한 서울 9 18.0

돌보는 서울 6 12.0

일있는 서울 4 8.0

없다 2 4.0

넉넉한 서울 1 2.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명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없다 

잘 모르겠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그림 5-6>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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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17

명, 34%)가 ‘일있는 서울’을 꼽았다. 이어서 ‘돌보는 서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14명

(28%), ‘안전한 서울’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각각 7명(14%)순이었다.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사업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노동 경감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의 도시 공간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만큼이나 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일/가

족 양립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6❙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영역 응답수 비율(%)

일있는 서울 17 34.0

돌보는 서울 14 28.0

안전한 서울 7 14.0

모르겠다 7 14.0

넉넉한 서울 3 6.0

편리한 서울 2 4.0

합계 50 100.0

위에서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꼽은 편리

한 서울은 이 문항에서는 가장 적은 응답자(2명, 4%)가 응답해 편리한 서울 영역이 높은 

인지도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 5 10 15 20

명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잘 모르겠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그림 5-7>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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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성화장실 변

기수 증설’이라는 답변이 13명(26%)로 가장 많았고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이 10

명(20%)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안심콜택시’(8명, 16%), ‘서울형 어린이집’(7명, 

14%), ‘문화시설에 수유실 및 놀이방 설치’(6명, 12%) 순이었다. ‘없다’라고 답변한 응답자

도 4명(8%) 있었다.

❙표 5-7❙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사업 응답수 비율(%)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 13 26.0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 10 20.0

안심 콜택시 8 16.0

서울형 어린이집 7 14.0

문화시설에 수유실 및 놀이방 설치 6 12.0

없다 4 8.0

여성 일자리 창출 2 4.0

합계 50 100.0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 사업이나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 사업은 여행 프로

젝트를 소개하고 홍보할 때 자주 언급되던 사업으로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홍보의 직․ 간

접적인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0 2 4 6 8 10 12 14

명

여성일자리 창출

없다

문화시설에 수유실 및

놀이방 설치

서울형 어린이집

안심 콜택시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그림 5-8> 여행 프로젝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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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여행 프로젝트에 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문항에 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여행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가 4.0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3.68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나 여성들이 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가 3.56점으로 다소 높게 나왔다.

여행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주체인 여성들의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

로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쉽게 정책을 체감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개발

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행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등이 일반 시민들

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마련도 중요하다 하겠다.

❙표 5-8❙ 여행 프로젝트의 전반적 평가

번호 항 목 평 균

1 기존 시정에서 운영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2.80

2 여성정책부서에서 사업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3.24

3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중산층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은 것 같다 3.38

4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나 여성들이 생활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3.56

5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68

6 여행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04

문항 중 ‘기존의 시정에서 운영하던 정책들을 그 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2.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르면 여행 프로젝트 중 다수의 사업이 기존의 시 정책

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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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여성정책부서에서 사업을 전담하지 

않기때문에 정책의 실효성 거두기 힘들다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은것 같다

여성들이 생활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여행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업선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그림 5-9>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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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과 도시 공간

여성과 도시 공간과 관련된 문항은 도시 공간, 보행 및 통행권, 교통, 건강 및 식품안

전 등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세부 영역별로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에 해 질문하고 이에 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1) 도시 공간

➣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요건으로는 응답자 중 

18명(36%)이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가 15명(30%), ‘유모차, 휠체어, 아동동반 여성의 

통행이 편리한 입구 및 공간구성’이 13명(26%)순이었다.

❙표 5-9❙ 도시공간-공공시설

구 분 응답수 비율(%)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 18 36.0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15 30.0

유모차, 휠체어, 아동동반 여성의 통행이 편리한 입구 및 공간 구성 13 26.0

여성, 아동, 노약자 등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4 8.0

합계 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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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편리한 입구 및 공간 구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

도시공간-공공시설

<그림 5-10> 도시공간-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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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도시 공간 중 공원이 여성 친화적 공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접근과 통

행이 용이한 무장애 공간 구성’과 ‘가로수 개수 증 와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각각 18명(36%)으로 가장 많았다. ‘수유실, 가족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여

성친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라고 응답한 수는 각각 7명(14%)이다. 공원의 경우는 

여성편의시설보다는 접근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증진하는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

하다고 하겠다.

❙표 5-10❙ 도시공간-공원

구분 응답수 비율(%)

접근과 통행이 용이한 무장애 공간 조성 18 36.0

가로수 개수 증대와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18 36.0

수유실, 가족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 7 14.0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7 14.0

합계 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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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공원

<그림 5-11> 도시공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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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도시공간 중 주차장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응답자중 과반수에 가까운 

24명(48%)이 ‘CCTV 설치 및 사방이 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두 번째

로 ‘진입과 통행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가 11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의 통행 공간 확보’가 7명(14%) 순이었다. 여성 전용주차장에 

한 수요는 10%로 낮았다.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여성 친화적 주차장 요건으로 ‘안전성’이 중시된 반면 여성전용주

차장 수요는 상 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 프로젝트의 주차장 사업들이 여성우

선주차 구역을 만드는데 치중하기보다 주차장 전반의 안전 설계 및 시설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게 한다.

❙표 5-11❙ 도시공간-주차장

구분 응답수 비율(%)

CCTV설치 및 사방이 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24 48.0

진입과 통행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 11 22.0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의 통행 공간 확보 7 14.0

여성전용주차장 설치 5 10.0

주차장내 위치판단이 용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2 4.0

기타 1 2.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명

기타

위치판단이 용이한 안내판 설치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의 통행공간 확보

진입과 통행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

CCTV설치/사방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도시공간-주차장

<그림 5-12> 도시공간-주차장



Ⅴ.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  83

➣ 화장실

도시 공간 중 화장실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

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을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21명,42%)가 꼽았다. 이어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 로 화장실 혼잡 방지’가 13명(26%),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 모색’이 10명(20%)을 차지하였다.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만들기가 여행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 화장실의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관리체계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화장실 변기수 증 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에 시간

도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는 단시간 저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2❙ 도시공간-화장실

구분 응답수 비율(%)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 21 42.0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대로 화장실 혼잡 방지 13 26.0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 모색(비상벨,CCTV 설치) 10 20.0

유아용 세면대 및 변기, 기저귀 갈이대 등의 유아편의 시설 설치 4 8.0

아동, 노인 등의 이용이 용이한 접근성 확보 1 2.0

외부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도록 배치 1 2.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명

외부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음

아동, 노인 접근성 확보

유아편의시설물 설치

비상벨,CCTV 등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도시공간-화장실

<그림 5-13> 도시공간-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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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 및 통행권

➣ 인도 및 보도

여성이 걷고 이동하기 편리한 인도 및 보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보도 턱

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등이 각각 17명(34%), 16명(32%)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야간조명 조

도 개선이나 사방감시가 가능한 거울 설치로 여성 불안감 해소’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판 등의 선적물 관리’가 모두 7명(14%)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턱이나 계단이 없고, 보도의 폭이 넓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여성 외에도 모든 시민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여행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5-13❙ 보행 및 통행권-인도 및 보도

구 분 응답수 비율(%)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 17 34.0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 16 32.0

보행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블록 및 바닥재 사용 7 14.0

야간조명조도 개선이나 사방감시가 가능한 거울 설치로 여성의 불안감 해소 7 14.0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판 등의 선적물 관리 2 4.0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 1 2.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명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

보도의 선적물 관리

야간조명 조도 개선

블록 및 바닥재 개선

보도넓이의 확보

보도턱이나 계단이 없는 도로

보행및통행권-인도 및 보도

<그림 5-14> 보행 및 통행권-인도 및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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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보도

여성의 보행 및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보도가 갖춰야 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려 32명(64%)의 응답자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꼽

아 지하보도의 야간시간  안전 보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 밖

에도 ‘야간조명의 조도 개선’과 ‘유모차, 휠체어 통행이 자유롭도록 로프트 등의 지원장치 

및 바닥재 고려’가 모두 7명(14%)으로 나타났다.

❙표 5-14❙ 보행 및 통행권-지하보도

구 분 응답수 비율(%)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32 64.0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 7 14.0

유모차, 휠체어 통행이 자유롭도록 로프트 등의 지원 장치 및 바닥재 고려 7 14.0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한 쾌적성 확보 4 8.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명

환기 및 쾌적성

로프트 및 바닥재 고려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

야간시간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보행및통행권-지하보도

<그림 5-15> 보행 및 통행권-지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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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여성의 보행 및 통행권의 영역 중 횡단보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체 

62%에 해당하는 31명이 ‘여성, 노인 및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이

라고 응답하여 성/연령 등을 고루 배려하는 신호등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밖에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바닥구성’이 9명(18%), ‘횡단보도와 보

도 사이의 난간 높이의 최소화’가 7명(14%)으로 나타났다.

❙표 5-15❙ 보행 및 통행권-횡단보도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 노인 및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 31 62.0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바닥 구성 9 18.0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난간 높이의 최소화 7 14.0

횡단보도 사이에 임시쉼터 설치로 안전성 확보 3 6.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명

횡단보도 사이에 임시쉼터

난간높이 최소화

편리하고 안전한 바닥 구성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

보행및통행권-횡단보도

<그림 5-16> 보행 및 통행권-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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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 지하철

여성 친화적 지하철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체응답자의 42%에 해당하는 21명이 ‘여

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라고 답하였다. ‘여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지하

철 운행시간 조정 또는 연계 교통수단 확보’라고 응답한 수가 10명(20%)이고, ‘플랫폼의 

사각지 를 없애고 사방감시가 가능한 체계 구성’과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등의 여성편의

시설 운영의 활성화’라고 각각 9명(18%)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노인들의 지하철 

환승에 한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표 5-16❙ 교통-지하철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 21 42.0

여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 운행시간 조정 또는 연계 교통수단 확보 10 20.0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방감시가 가능한 체계 구성 9 18.0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등의 여성편의시설 운영의 활성화 9 18.0

기타 1 2.0

합계 50 100.0

여행 프로젝트 지하철 사업은 지하철 역사 내 수유방 구비, 여성 화장실 변기 수 증 , 

여성편의 시설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여행 프로젝트의 지하철 사업은 지하철 역사 

설계 시부터 여성과 노인의 승하차, 환승이 편리한 동선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명

기타

역사내  수유실 등

플랫폼 사각지대 해소

연계교통 수단 확보

여성 승차 편리한 동선

교통-지하철

<그림 5-17> 교통-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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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학교, 쇼핑센터, 공

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과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

기사 교육 실시’가 각각 17명(34%), 16명(32%)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여성들을 고려한 유니버설 버스 디자인’이 12명(24%)으로 나타났다.

❙표 5-17❙ 교통-버스

구분 응답수 비율(%)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 17 34.0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기사 교육 실시 16 32.0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여성들을 고려한 유니버셜 버스 디자인 12 24.0

버스정류장의 야간조도 확보로 야간 안전성 모색 5 10.0

합계 50 100.0

교통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중교통 접근성을 향상하여 여성의 이동성을 확보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증진에 한 요구도 높아 앞으로 

이 부분에 한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

0 2 4 6 8 10 12 14 16 18

버스정류장의 야간 조도 확보로 

야간안전성 모색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여성들을 고려한

유니버셜 버스 디자인

버스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기사 교육 실시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 등을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

교통-버스

<그림 5-18> 교통-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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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무려 41명(82%)이 ‘여

성전용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이용자의 야간안전성 확보’라고 응답

하였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전용콜택시에 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성기사 확보 

등 운영내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야간 운행 시 실내조명 켜기 등

으로 여성이용자 불안감 해소’, ‘택시승강장 접근용이성 및 야간 시 조명 조도 확보’, ‘택

시 내 금연 환경 확보 등 쾌적성 모색’이 모두 3명(6%)으로 나타났다.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 접근성 향상이 주로 요구되었다면 택시의 경우는 안전성, 특히 

심야시간  이용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현안임을 알 수 있다.

❙표 5-18❙ 교통-택시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전용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이용자의 야간안전성 확보 41 82.0

야간운행시 실내조명등 켜기 등으로 여성이용자 불안감 해소 3 6.0

택시승강장의 접근용이성 및 야간시 조명 조도 확보 3 6.0

택시 내 금연 환경 확보 등 쾌적성 모색 3 6.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명

택시내 금연환경

택시승강장 야간 조명

야간운행시 실내등 켜기

여성전용콜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교통-택시

<그림 5-19> 교통-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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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 주민자치센터

여성 친화적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요건으로 18명(36%)이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의 운

영 및 운영 공간 제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지역공동체간의 정보 및 의견 교

환을 위한 공간 마련’이 16명(32%),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11명(22%) 순

이다. 여성 친화적 주민자치센터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인프라인 공간 및 위치보다는 소프

트웨어적 인프라인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는 주거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에서는 뉴타운 

등 새로 건설되는 주거단지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

를 위한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5-19❙ 주거-주민자치센터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공간 제공 18 36.0

지역공동체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공간 마련 16 32.0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11 22.0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공간 구성 5 10.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명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

능한 공간 구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공동체간 정보및의견교환을

위한 공간 마련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운영

및 운영공간 제공

주거-주민자치센터

<그림 5-20> 주거-주민자치센터



Ⅴ.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  91

➣ 주거 환경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과반수(25명, 50%)가 ‘다양한 여

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 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근거리에 방과후 학교, 

휴일 학교 등의 체교육기관 운영’이 10명(20%), ‘공동주거 공간에 한 논의가 가능한 

체계 구성’이 7명(14%),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여성의 안전 보장이 6명(12%)순으로 나

타났다. 기타로는 ‘뉴타운 건설시 기존에 그 지역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을 배려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5-20❙ 주거-주거환경

구분 응답수 비율(%)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 구성 25 50.0

근거리에 방과후 학교, 휴일 학교 등의 대체교육기관 운영 10 20.0

공동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체계 구성 7 14.0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여성의 안전 보장 6 12.0

기타 2 4.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명

기타

CCTV등의 설치를 통한 여성의 안전보장

공동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체계 구성

근거리에 방과후학교, 휴일학교

등의 대체교육기관 운영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구성

주거-주거환경

<그림 5-21> 주거-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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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

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15명(30%)

이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 

문항에 한 응답은 제시된 네 가지 보기를 비교적 고루 포함하고 있다. 기타로는 놀이터

가 단순히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성과 연령이 다 함께 즐

길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5-21❙ 주거공간-놀이터

구 분 응답수 비율(%)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 15 30.0

아동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설계 12 24.0

아동의 성과 연령을 고려한 놀이 공간 제공 12 24.0

자연 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 구성 10 20.0

기타 1 2.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명

기타

자연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 구성

아동의 성/연령을 고려한 

놀이 공간 제공

아동의 창의성을 개발할수 

있는 공간 설계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위치

주거-놀이터

<그림 5-22> 주거공간-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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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 및 식품안전

➣ 정신건강

여성의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19명(38%)이 ‘여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과 ‘지역 아동 및 여성 상 심리치료센터 운영’이 13명

(26%)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치료 및 진단보다는 우울한 상황에 스스로 처할 수 있도

록 하는 문화적 접근(교육 및 강좌,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행 프로젝트에서 여성 건강 분야의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수요를 조사하였다.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에서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22❙ 건강 및 식품안전-정신건강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 19 38.0

지역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 13 26.0

지역 아동 및 여성대상 심리치료센터운영(지역내대학 심리상담소 연계) 13 26.0

갱년기 여성 자조모임 지원 4 8.0

기타 1 2.0

합계 50 1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명

기타

갱년기 여성 자조모임 지원

지역아동 및 여성대상

심리치료센터 운영

지역보건소내 여성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창구 마련

여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

건강및식품안전-정신건강

<그림 5-23> 건강 및 식품안전-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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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식품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과반수의 응답자(26명,52%)가 ‘먹거리 안전을 위

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를 선택했다.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등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가 13명(26%)으로 뒤를 이었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감시 필

요’가 6명(12%), ‘먹거리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5명(10%) 순이다.

2008년 식품 안전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여성들의 식품안전에 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시

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압도적으로 지적하였다. 여행 프

로젝트에서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 5-23❙ 건강 및 식품안전-식품안전

구분 응답수 비율(%)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 26 52.0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등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13 26.0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감시 필요 6 12.0

먹거리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5 10.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명

먹거리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감시 필요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등을 통

한

식품안전성 확보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관리체계 유지

건강및식품안전-식품안전

<그림 5-24> 건강 및 식품안전-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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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동반자 운영

(1) 여행동반자 인지도

전문가를 상으로 여행동반자에 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50명의 응답자 중 

30명(60%)이 여행동반자에 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20명(40%)가 여행동반자에 해 모

르고 있다고 답했다. 여행 프로젝트에 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여행 동반자에 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한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24❙ 여행동반자 인지도

구분 응답수 비율(%)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있다 30 60.0

여행동반자에 대해 모르고 있다 20 40.0

합계 50 100.0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30명( 60%)

아니오
20명(40%)

<그림 5-25>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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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여행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과정에 전문가참여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부분의 응답

자(38명, 76%)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약간 중요하다’가 9명(18%), ‘보통’이라고 답

변한 수가 3명(6%)로 모든 응답자가 전문가의 정책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정책 참여는 여성의 경험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것이므로 앞으로 여행 프로젝트에서 동반자단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5-25❙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구분 응답수 비율(%)

보통이다 3 6.0

약간 중요하다 9 18.0

매우 중요하다 38 76.0

합계 50 100.0

0 5 10 15 20 25 30 35 40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그림 5-26>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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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동반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모

여행 동반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가장 적절한 규모에 한 질문에는 ‘영역당 5-10내외

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이라고 응답한 수가 24명(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

규모 집단과 소규모 집단의 병행 운영’이 15명(30%), ‘영역당 20-30명 내외의 중규모 전문

가 집단’이 11명(22%) 순이었다. 현재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여행 동반자 그룹을 세분

화하여 작은 소규모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5-26❙ 여행 동반자의 적절한 규모

구분 응답수 비율(%)

영역당 5-10명 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 24 48.0

대규모 집단과 소규모 집단 집단 병행 운영 15 30.0

영역당 20-30명 내외의 중규모 전문가 집단 11 22.0

합계 50 100.0

0 5 10 15 20 25

명

영역당 20-30명 정도인 

중규모 전문가 집단

대규모집단과 소규모집단

병행 운영

영역당 5-10명 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

여행동반자의 적절한 규모

<그림 5-27> 여행 동반자의 적절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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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중요도 평가)

여행 동반자 운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문항의 구체적인 개선 방

안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서울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

야 한다’가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소그룹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

하도록 해야 한다’가 4,26점으로 높게 나왔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

해야 한다’가 4.24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설문(온라인 자문 포함)을 통해 의견을 반

영하도록 한다’가 4.04점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를 통해 여행 프로젝트 개별사업의 평가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여

성친화적 서울시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여행 동반자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행 프로젝트 수행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

이 참여하여 각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

번호 항목 평균

1 서울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 4.34

2 소그룹활동을 통해 담당 영역에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4.26

3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4.24

4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설문(온라인 자문 포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4.04

5 젊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3.88

6 여성관련 학술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3.74

3.4 3.5 3.6 3.7 3.8 3.9 4 4.1 4.2 4.3 4.4

여성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지원

젊은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 기회 마련

중요안 사안시 설문등을

통한 의견 반영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 참여

소그룹 활동을 통한 전문성 발휘

기획단계부터 의견 제시

여행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

<그림 5-28>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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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과

반수가 넘는 33명(66%)이 ‘정책의 기획 및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가 평

가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선택한 방법은 ‘서울시의 각 

위원회 등에 참여’로 12명(24%)이 응답하였다. 위의 여행 동반자의 운영 개선방안 평가문

항의 결과와 비슷하게 여행 동반자가 장기적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

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5-28❙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구분 응답수 비율(%)

정책의 기획 및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과 평가를 담당 33 66.0

서울시의 각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등에 참여 12 24.0

웹 사이트나 온라인 자문 등을 통한 사안별 의견 제시 3 6.0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신문 기고 등 여론조성 및 홍보 활동 2 4.0

합계 50 100.0

0 5 10 15 20 25 30 35

명

여행프로젝트 대한 

여론조성 및 홍보활동

웹사이트나 온라인 자문 등을 통한

사안별 의견 제시

서울시의 각 위원회에 참여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 등

전과정에 참여 자문가 평가 담당

여행동반자의 여행프로젝트 참여 방법

<그림 5-29>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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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 프로슈머 활동

(1)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여행 프로젝트의 일반여성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한 질문에 32명(64%)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약간 중요하다’가 12명(24%). ‘보통이다’가 5명(10%), ‘전혀 중

요하지 않다’가 1명(2%) 순이다. 여행 프로젝트에 전문가의 참여만큼이나 일반여성의 참

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표 5-29❙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구 분 응답수 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0

보통이다 5 10.0

약간 중요하다 12 24.0

매우 중요하다 32 64.0

합계 50 100.0

0 5 10 15 20 25 30 35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일반여성의 여행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그림 5-30>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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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여행 프로슈머가 향후에 우선적으로 조사할 공간에 한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조사해

야 할 공간으로 18명(36%)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을 선택했다. 그리고 11명(22%)

이 ‘공공시설’과 ‘주거환경’을 꼽았다. ‘공원’이 6명(12%), ‘통행권(인도, 지하보도, 횡단보

도)’이 3명(6%), 주차장이 1명(2%) 순이었다. 향후 조사해야 할 공간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접하는 빈도가 높은 공간이 우선순위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여행 프로슈머 조사가 주차장, 화장실, 지하보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

에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이용의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과 관련된 조사들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시설이나 공원 등의 생활공간에 한 다양한 조사 툴(tool)을 

개발하여 다양한 여성 집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30❙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구분 응답수 비율(%)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18 36.0

공공시설 11 22.0

주거환경 11 22.0

공원 6 12.0

통행권(인도, 지하보도, 횡단보도) 3 6.0

주차장 1 2.0

합계 50 100.0

0 2 4 6 8 10 12 14 16 18

명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통행권

(인도,지하보도,횡단보도)

교통

(지하철,버스,택시)

주거환경

향후 조사 공간

<그림 5-31>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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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 방법

여행 프로슈머의 다양한 조사에 한 결과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일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21명(42%)이 ‘여성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

시’와 ‘일반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으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 ‘여

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4명(8%), ‘여성정책 관련 통계 자료로 활용’이 

1명(2%) 순이다.

❙표 5-31❙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 방법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 21 42.0

일반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평가자료로 활용 21 42.0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4 8.0

기타 3 6.0

여성정책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 1 2.0

합계 50 100.0

0 5 10 15 20 25

명

여성정책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

기타

여행프로젝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평가자료로 활용

여성친화적 사업개발 필요성의

근거자료로 제시

프로슈머 조사 결과 활용 방법

<그림 5-32>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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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단위

여행 프로슈머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한 질문에는 과반수(27명, 54%)

의 응답자가 ‘구 단위’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동 단위’ 16명(32%), ‘시 단위’ 4명(8%) 순

이다. 기타로는 ‘구 단위는 범위가 크고 동 단위는 너무 세부적이므로 유사 생활권 즉 몇 

개의 동을 묶은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 슈머단

은 조사 목적에 따라 시 전체, 구 또는 생활권역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하여 활동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표 5-32❙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 단위

구분 응답수 비율(%)

구 단위 27 54.0

동 단위 16 32.0

서울시 단위 4 8.0

기타 3 6.0

합계 50 100.0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단위

서울시 단위

4명(8%)

기타
3명(6%)

동단위

16명(32%)

구단위
 27명(54%)

<그림 5-33>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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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자치구별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포럼단의 다양한 역할에 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3.96점, ‘자치구내의 여성 네트워크 형성의 

기능’이 3.88점, ‘구 단위 여성정책결정 자문의 역할’이 3.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포럼단은 자치구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

성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표 5-33❙ 여행 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번호 항목 평균

1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4.08

2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3.96

3 자치구내의 여성 네트워크 형성의 기능 3.88

4 구단위 여성정책결정 자문의 역할 3.78

3.6 3.7 3.8 3.9 4 4.1

구단위 여성정책결정 자문의 역할

자치구내의 여성 네트워크 형성 기능

여행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여행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그림 5-34> 여행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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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1) 여행 프로젝트의 홍보방안

여행 프로젝트가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과반수(28

명,56%)가 ‘ 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공모 사업 등)’가 20명(40%)으로 많았다. 기타로는 ‘프로젝

트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다양한 여성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5-34❙ 여행 프로젝트의 효과적 홍보방안

구분 응답수 비율(%)

대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 28 56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공모 사업 등) 20 40

공공시설, 시 주최 주요 행사 부스에 책자 비치 등을 통한 홍보 1 2.0

기타 1 2.0

합계 50 100.0

0 5 10 15 20 25 30

명

기타

공공시설, 시주최행사부스에

책자 비치 등을 통한 홍보

일반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공모사업 등)

대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

여행프로젝트의 홍보방안

<그림 5-35> 여행 프로젝트의 효과적 홍보 방안

(2)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에 해서는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해 전문가들이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 제시된 발전 방안은 여행 프로젝트 전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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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평가, 동반자 운영, 신규사업 제안, 홍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영역

별로 중복되거나 또는 수위가 일치하지 않는 응답들이 있기는 하나 여행 프로젝트에 

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중한 응답들이 많았다.

전문가 의견 중 여행 프로젝트가 중단기 목적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 도시 

공간의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 외에도 삶의 질적인 측면들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개

발할 것, 상시적으로 일반 중 여성들의 삶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사업

별로 정책 효과 및 예산 투여, 여성의 정책 수요 반영 등에 한 평가 실시 등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5❙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구분 발 전 방 안

여행 프로젝트 

전반

- 중단기 목적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되어야 함

- 서울신청사, 용산랜드마크 사업 등 신규사업에 적극 개입

- 아이돌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기존의 아이돌봄=어머니라는 인식을 깨기 위한 
사업 및 홍보가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의 저임금화가 문제, 여성 자신이 경제활동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필요
- 여행사업에 독자적인 브랜드를 선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행 프로젝트를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선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서울시 정책 전반에 여성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필요
- 사업이 주로 기혼/육아를 하는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음. 미혼여성 및 노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임

- 여행 프로젝트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보장되어야 함

-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여성의 편리함 추구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어필하고 있음. 이와 함께 여성들의 정신적인 
삶, 삶에 있어서의 욕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여행 프로젝트 

평가

- 일반 대중여성들의 욕구와 필요를 주기적/체계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체계 구성

- 예산투여 비중에 따른 평가 필요

- 사업별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한 프로젝트의 발전 모색 필요
- 환류와 실사를 높은 비중으로 하는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

신규 정책 및 

사업 개발

- 중고령층 여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저소득 취약여성의 문화접근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전시회 및 관람 등에 여성, 어린이, 한부모 동반 가정 우대 제도 필요
- 저소득층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저소득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필요

여행 프로젝트 

홍보

- 여행 프로젝트가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일상적 홍보 강화 필요

- 기존의 광고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한 홍보 강화 필요

-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를 소개하는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진행 후 나타날 효과를 알리는 홍보 방식

이 필요
- 여행의 인지도 확산과 서울여성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터넷 여행 사이트 운영 필요

여행동반자 
관련

- 분과위원회의 별도 그룹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사업에 관한 feedback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는 기회 마련
- 자문단과 운영단의 효과적 연계 필요

- 동반자 규모를 축소하고 기능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자문단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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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별 제안 사항 및 사업

전문가 조사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여행 프로젝트의 5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응답들 중 발전방안에 포함된 내용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하나 앞으로 여행 프로젝

트에서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노인여성에 한 복지 증진, 일/가족 양립 지원 강화, 학력

별, 연령별, 계층별 여성 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제고, 여성들의 문화향수권 

제고 및 여가 증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및 먹거리 안전 확보, 생태환경보전 관련 사

업 등의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표 5-36❙ 여행 프로젝트의 영역별 사업 제안

영역 제안 사항 및 사업

돌보는 서울

- 중산층 이상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

-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온/오프 라인 모임 구상(수다 모임 등)

- 여행 프로젝트를 기업사회공업사업과 연계(시,자치구 중심으로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확장)

- 여성노인의 노인정 공간 확보 등 노인층에 대한 복지 강화 프로그램 필요

- 여성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겨울 생계비 지원등의 지원과제 발굴

일있는 서울

- 무보수 돌봄노동을 유급화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개, 상담 기구 활성화

-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발 필요

- 대졸여성의 취업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넉넉한 서울

- 노년층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 프로그램 필요(인터넷 예약시 할인혜택 등)

- 서울시 문화기금의 성인지적 활용계획 및 점검 제도화

- 여성의 여가활용에 대한 조사 필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가활용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의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안전한 서울

-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 심야 및 새벽에 여성이 안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가칭 ‘안심공간’을 확보․명시하고 관리하여 

안심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배려 필요

- 생태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 개발 필요: 서울시에서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편리한 서울

- 주거환경: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배출 공간 부족,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여성친화적인 공간 및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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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조사는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한 의

의와 평가, 여성 친화적인 도시 공간 구축, 전문가와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여

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를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로서 의미

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향후 더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일있는 서울’과 ‘돌보는 서울’이며 잘되는 영

역은 편리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 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이 갖추어

야 할 요건들을 질문한 결과 공공시설은 유아편의시설 설치, 공원은 접근성과 안전성 제

고, 주차장의 CCTV 설치, 화장실 쾌적성 증 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보행 및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 및 유모

차, 동반아동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가 가장 높게 나왔다. 지하보도의 경

우 야간 시간 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횡단보도는 여성 및 아동, 노인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통과 관련된 수요로는 지하철은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확보가 필요하고, 

버스는 여성의 이동이 많은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과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한 운전기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택시는 안

심귀가 서비스, 여성전용콜택시 등에 한 수요가 높았다. 

여성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여성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공간 제공과 근거

리에 방과 후 학교, 휴일학교 등의 체교육기관 운영에 한 수요가 높았다. 아이들 놀

이터는 안전성, 특히 차도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다.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식품 구입을 보장하는 감시관리체계의 운영에 

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여행 프로젝트는 영역별로는 ‘일있는 서울’과 ‘돌보는 서울’의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구축과 여성의 안전,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 활성화와 여성의 경험 반영을 위해 전문가와 일반 여성의 정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행 동반자와 여행 프로슈머단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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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발전방안에 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여행 사업에 있어 전문가 자문

과 일반 여성의 조사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참여는 5∼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으로 자문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책 초기부터 시행단계, 평가 단계까지 지속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여성들의 참여 조직은 자치구 단위 혹은 생활권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통과 관련된 조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현재까지 수행해 온 여행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앞으로 2년간 여행 프로

젝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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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 사업 전반 발전방안

1) 대표 사업 발굴 및 확산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실행되고 있다. 여행동반자 그룹의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여행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다수의 사업을 수

행하기 보다는 표적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몇 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먼저 여성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과 저하시키는 요인들

을 질적,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여성시민들을 상으로 여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정책 및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여성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한다. 

새로운 사업의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사업들 중 표적인 사업들을 통합

하여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화장실, 주차장 사업을 들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과

제 제안｣에서 이미 제시하였듯이 여행 사업 중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화장

실 개선 사업이나 주차장, 보도 개선 사업을｢女幸 화장실｣, ｢女幸 안심 주차장｣, ｢女幸 

길｣ 등의 브랜드화 하고 각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이를 갖춘 시설을 인증하는 

것이다. 

화장실의 예를 들면 남녀 변기수 비율 1: 1.5, 유아동반용 편의시설 설치, 여성편의시설 

설치, 청결도, 비상벨 설치, 문틈새 간격 최소화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기존의 시설이나 

신규 시설을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면 여행 화장실로 인증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브랜드화 사업은 각 부서에서 파편적으로 시행하던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일정한 기준

을 갖추어 확산함으로 써 사업 효과가 극 화하고 시민의 여행 사업 체감도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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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행 프로젝트 다섯 개 영역 중 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

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 써 사업의 충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여행 프로젝트의 평가 및 환류체계 개발

여행 프로젝트가 서울 여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트에 

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 서울 여성의 삶의 질 변화, 서울 여성의 도

시 생활 만족도, 여행 프로젝트 전반과 각 사업에 한 구체적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평가계획 및 평가방법

을 결정할 ‘여행 프로젝트 평가준비위원회(가칭)’이 조직한다. 평가준비위원회는 여성, 복

지, 경제, 도시계획, 교통, 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조직한다. 평가준비위원회에서는 서울여성 관련 통계, 도시․교통․건축 관련 계획, 여행 프

로젝트 전반,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세부사업 등을 고루 분석하여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개발된 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여행 프로젝트 전반

과 여행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7:3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질적 

평가는 각 분야에 추천된 5명 정도의 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도

록 한다.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한 평가는 일 년에 한번 연말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

고, 각 사업에 한 평가는 사업의 중간과 종료 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각 평가결과

에 따른 구체적인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환류의 방법은 시정 조치와 같은 처

분의 방법이 아닌 사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의 평가와 환류에는 

일반 여성시민 조직인 프로슈머단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여행 프로젝트관련 성인지 교육의 확대

서울이 여성의 적극적 사회 기여와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의 성인지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성인지적 사고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존에 수행해왔던 도시계획 및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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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자 및 실무자의 성인지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성인지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먼저 여성정책, 도시 계획 등을 최초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를 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

시하도록 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성인지적 결정과 판단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경제 ․ 복
지 ․ 문화 ․ 도시계획 ․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를 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수행의 성인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교통 분야의 경우, 한번 계획되고 실행되면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의 

실제 생활에 밀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므로 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실무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을 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통해 앞으로 건설되고 운행될 도로, 보도, 중교통 수단 운행, 교통 체계 등은 

다양한 여성들의 신체조건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

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시 및 교통 계획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위해 여성 건축 ․ 교통 ․ 도시계획 전문가

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도록 한다. 유망한 여성 건축인 및 도시계획 전문가

를 발굴하여 해외공모전이나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학과 및 도시계획

학과 재학 중인 학생을 상으로 ‘ 학생 여행(女幸) 건축 상 공모(가칭)’ 사업 등을 

통해 여성친화적 건축 및 도시계획에 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유망한 미래의 여성 건축

인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발굴․지원하도록 한다.

4) 여행 프로젝트의 국내외 교류 강화

여행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국내외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기 위해 좁게는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 넓게는 국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강

화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비단 서울시의 여성 및 도시 정책의 주제가 아닌 나

라를 초월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주제이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는 국내의 자치단체, 국외의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의 상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미 경기도, 부산시, 구시, 제주시 등에서 여행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각 지역에 적

합한 독자적 지역 여성 정책을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타 시도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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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 연계하여 교류를 확 하면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확 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도시 혹은 지역과의 교류 강화와 아울러 국제 교류를 확 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 정책의 성주류화는 이미 세계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 여행 

사업 기획 시에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였던 경험이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  말부터 

도시 여성정책에 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여 1990년  들면서 도시 정책에 여성참여를 

확 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약 250개의 단체는 <주거여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에 

한 모든 도시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있다. 사람과 도시공간에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

한 미국 및 북유럽 국가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공간과 여성’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여성 정책의 국제교류는 선진도시와 개발도상국 도시 모두를 상으로 할 수 있

다. 교류는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사업과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사업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 도로, 환경, 교통, 도시개발

의 영역에서도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개발하되 공유와 협력을 통해 글

로벌 차원에서 함께 여성 친화적 도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적 도시’를 위해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인프라

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도시공간’, ‘도시의 여성정책’, ‘여성친화적 도시․교통 계획’ 등의 범국가적 주

제에 한 논의의 중심이 서울이 되어 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의 국제행사를 서울에

서 유치하는 등의 국제적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아울러 UN HABITAT 등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포럼에 참여하여 여행 사업을 국제적

으로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국제 교류 방안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행 사업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적으로 여행 사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 사업 내용들과 여행 프로젝트 기획에서 추진 과

정의 경험들을 영역하고 이 자료들을 영문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홍보 및 교류를 확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도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도시 간 성인지적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자들을 서

울로 초 하여 여행 사업 투어를 하거나 서울시의 도시 정책 담당자들이 해외 사례를 방

문 조사하는 것도 확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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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 프로젝트의 홍보 방안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과 일반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여행 프로젝트가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응답자의 56%가 ‘ 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라고 

답하였고 40%가 ‘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라고 답하였다. 현재 TV, 인터넷 

매체, 지하철 및 버스 등의 옥내․외 광고 등을 통해 여행 프로젝트가 홍보되고 있다. 

중매체를 통한 여행 프로젝트 광고가 신선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성에 한 선입견

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며 투입 예산에 비해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의 의견

도 적지 않다. 이에 중매체에 한 홍보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회적인 TV 

광고나 가시성이 떨어지는 지하철 광고판 등을 지양하고 보육문제, 여성 취업 문제, 여성

과 도시 공간 문제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중매체에 여행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중매체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모차에 자녀를 태운 여성이 광화문에서 강남

까지 도보로 혹은 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을 밀착 취재한다. 이

동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될 것이다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다면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이 

‘여성과 도시공간’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지켜보고 이에 한 다

양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여행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의 각 분야별 신규 사업이나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을 위

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게 여행 프로젝트의 각 사업에 한 의견이나 평가를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 

라인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발전 방안 

기존의 도시는 주로 남성 도시설계자와 개발자들의 시각에서 설계되고 시공되었다. 

부분의 도시거주자나 도시설계자 및 개발자들은 도시가 성차별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공간

이라는 인식조차 제 로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분의 도시는 특정

한 성별, 정상신체의, 아이가 없는 노동자 남성을 기준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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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 여성에게 보다 불편하고 위험하며 차별적인 공간이라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서울시의 조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정책의 방향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

시한 바 있다. 응답한 총 2,444명 중 남성이 1,067명, 여성이 1,377명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삶에 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일상생활에 해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이 남성이 61%, 여성이 77.4%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공간은 공중화장실(67.4%), 중교통(36.6%), 운

전․주차(35.8%), 보육시설(29.4%), 보도통행(18.3%)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생활에 한 불안

에 한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61%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5.0%, 여성이 65.6%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특별시, 2007, 인터넷 조사 결과).

이처럼 도시공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중립적이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는 

성과 연령, 그리고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도시에서의 삶의 영역

을 크게 도시 공간, 보행 및 통행권, 교통, 주거, 건강 및 식품안전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

을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세부영역이 여성 친화적 공간 및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시공간

(1)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도서

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 시설, 공립학교 및 병원 등이 있다. 

이렇듯 공공시설은 공공의 편리한 목적으로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공공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동반하는 여성

들에게 공공건물의 난간이나 턱은 불편함으로 다가 온다. 또한 자녀를 동반한 채 공공시

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으나, 여성들이 업무를 보는 동안 자녀를 잠시 맡아주거나 보

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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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 공공건물 코너에 건물 가장자리 높이를 조절하거나 계단을 없애 유모차

나 휠체어가 통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시설이 여성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자녀 동반 여성의 공공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

놀이방 등의 육아편의시설에 한 고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공간만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공공시설에서 업무를 보거나 편의를 제공받는 동안 동반 자

녀의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담당 인력의 배치 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공공시설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아동동반 

여성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의 설치 및 운영’을 꼽았다. 서울시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수유실 및 휴게실을 설치한 바 있

으며 이를 어린이 놀이방으로 확 하여 시행할 것을 여행 프로젝트의 개선방안으로 내놓

은바 있다. 이처럼 공공문화시설에 한정되었던 자녀 동반 여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이 공공시설 전체로 확 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시설의 접근성 제고와 여성친화적 공간 구성

여성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의 통행이 자유로운 입구와 

공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공공시설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

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위치해 있는 공공시설의 이동이 어려울 시

에는 주거지역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단거리 순환 버스를 운행하거나 자세한 안내판의 

설치로 공공시설을 찾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모차 및 휠체어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하는 공간 구성이 요구된다.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해 입구의 턱을 없애고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의 동

반이 용이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 중에 있는 공공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여성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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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

도시생활자에 있어서 공원은 도심 속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체력을 단

련시킬 수 있으며, 문화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공원 또

한 다양한 성과 연령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할 공간 중의 하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공원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도시공원이 언제나 여성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

요하다.

➣ 무장애 공간 구성 및 야간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여성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아동이나 노인을 동반할 때가 많다. 동시에 동반을 편리하

기 하기 위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빈도 또한 높다. 이러한 이동 수단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 입구의 턱 및 산책로의 난간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산책로 등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자전거 등에 유모차나 휠체어 동반 여성의 통행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로수 개수 증 , 공원 곳곳에 비상

벨 설치 등의 지원과 함께 야간안전요원 등의 배치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전요원의 

배치 등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울 시 인근 여성주민들로 자율적으로 조직된 여성자원

안전요원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여성편의시설의 운영 및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실제로 여성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어린 자녀의 수유나 기저귀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공원을 중심으로 수유실 및 가족휴게실이 

운영되고 있다. 공원 내 여성편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 초기 공간 

구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평가 등을 통해 지적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원 곳곳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

들이 여성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유모차 등을 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가 부족하여 여서비스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여를 위해서는 

입구와 떨어진 건물 등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

하고 시설 및 장치에 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원 내 여성편의시설이 장기적으로 정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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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원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야 한다. 새벽이나 일몰 후 요가나 에어로빅 강습 등의 여성 건강 단련 프로그램이나 자

녀와 함께 하는 야생화 교실 등 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성이 공원이라는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차장

2007년에 있었던 프로슈머 결과 조사에 따르면, 주차장 이용 여성 중 61.9%가 위험 상

황 발생시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75.2%의 여성이 여성전용주차장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48%가 주차장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CCTV 설치 및 

사방 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를 들어 여성친화적 주차장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

되어야 사항이 안전성임을 알 수 있었다. 주차장이 여성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의 안전성 확보

주차장내에서 여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내 조명 개선, 근거리에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차장 내의 사건․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여성이 주

차장을 위험을 느끼는 장소가 아닌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의 

재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향후에 주차장을 계획할 때에는 설계 당시

부터 여성전용주차장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방감시가 가능한 트인 

공간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외 백화점,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도 여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제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가족친화적 주차장 구성

자녀 및 노인을 동반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족친화적 주차장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차장

은 최소한의 공간에 가능한 최 한의 차를 주차하는 기능을 우선시했다. 이 때문에 주차 

후 이동하는 동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

들의 요구를 제 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차장 내에서 아동과 노인을 동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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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들을 위해서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분배가 

필요하다. 또 주차장 공간 내에 노약자 및 아동이 잠시 기 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

어야 한다. 

(4) 화장실

프로슈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청결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심야시간  화장실 안전문제에 한 위험의식 높았으며 실제

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위치가 외지지 않을 것, 비상벨을 칸 마다 

설치할 것, 견고한 문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여성친화

적 화장실을 위한 주요요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을 

가장 많은 수가 응답해 프로슈머 조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 외에 화장실 변기

수 증 와 안전성 확보 등이 그 뒤를 이어 많은 수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서울시의 주요 공용화장실이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클린 화장실 체계 마련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시간 단위로 화장실의 청결과 쾌적성을 점검하여 부족한 사항에 있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전용상담전화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안전한 화장실 인증제 실시

여성들이 야간시간 에도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

련하도록 한다. 화장실 입구에 CCTV 설치, 화장실 내에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 설치의 확

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야간시간 에는 입구의 CCTV를 감시하는 전담인력

을 배치하여 각종 사고를 완전 봉쇄하도록 한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 입구에 CCTV가 실

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고 비상시 취해 할 행동을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여성이용

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안전장치의 설치, 전담인력의 배치, 사고율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화장실에 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안전한 화장실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화장실의 중요성을 각 기관이 인지하게 하고 자율

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  123

➣ 복합적 여성 전용 공간으로 구성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긴 여성을 배려해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증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장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보조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남성화장실 비 여성화장실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제시한다. 신규로 계획되거나 설치되는 여성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 기능

에 여성간이휴게실, 파우더룸 등의 설치로 편리하고 쾌적한 복합 여성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와 더불어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갈이 , 유아용 세면  및 변기 등

의 유아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녀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2) 보행 및 통행권

(1) 인도 및 보도

편리한 보도란 성인 두 사람이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수치를 나타

내면 장애물이 없다는 가정 아래 2m 정도의 공간이다. 여성은 자녀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노인을 부축하여 병원 등에 함께 가야 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아동이나 노인을 동반하

고(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고) 도보를 하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인도 및 보도가 여성이 걷고 이동하기 편리한 공간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도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과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를 다수의 응답자가 꼽았다. 해외연구와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도 및 인도가 여성을 걷기에 편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 여성친화적 인도 및 보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여성들이 걷기 편리하고 안전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도 및 보도의 문제

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보도 및 인도의 심도 깊은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조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최 한 다양한 의견 등

이 취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적 조사로는 인도 및 보도를 이용하는 여성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질적 조사로는 이용자들에게 다양

한 상황(아동동반, 휠체어 사용, 유모차 동반, 노인 동반, 시장바구니 등의 짐을 수반)등

을 체험하게 한 후에 각 상황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등을 심층 면접을 통해 조사하여 이

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친화적 인도 및 보도의 기준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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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한다.

➣ 평등한 인도 및 보도 만들기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턱이나 계단이 없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동반자녀, 또는 유모차 및 휠체어가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보도의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위한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평등한 인도 및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보

행 방해 요인과 위에서 언급했던 실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평가단 조사의 결과를 구

체적으로 분석하여 인도 및 보도의 개․보수 공사 일정과 방법을 계획한다면 불필요한 예

산의 낭비를 막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하보도

프로슈머 조사결과 지하보도에 비상벨 설치, 노숙인 및 취객 관리, CCTV 설치, 조명 

개선 등을 바라는 의견이 많아 주로 지하보도의 안전성에 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의 안전관리체계 구

축’이라고 답해 지하보도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이

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보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지하보도의 존폐여부 결정을 위한 환경 조사 실시

안전문제나 위생문제 등으로 지하보도의 폐쇄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친화적 

지하보도에 한 방안을 논하는 것에는 찬반의 의견이 있다. 그러므로 시차원에서 지하보

도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지하보도를 

폐쇄할 경우 가까운 횡단보도나 육교 등의 위치 및 거리 등의 환경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폐쇄할 지하보도와 계속 유지할 지하보도를 선택하고 차후 각각의 이용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야간시간대 지하보도의 안전성 확보

위의 환경조사를 통해 유지할 지하보도 및 폐쇄 전까지 관리해야 할 지하보도에 해

서는 야간시간 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명의 조도

를 개선하고, CCTV 설치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CCTV설치의 경우 각각의 지하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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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전담하는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서울시 지하보도 CCTV를 통합적으로 감시

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각 지하보도에 사고가 있을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연락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지하보도의 재탄생: 문화소통공간

보통 지하보도는 어둡고, 청결치 못하며, 위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지하보

도는 여성에게 두렵고 위험한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제 위험하고 두려웠던 그 공간

을 여성들의 문화소통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고 공간에 새로운 기능

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하보도라는 공간을 여성예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곳

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보도의 벽을 전시할 수 있는 쇼룸형태로 바꿔서 야간시간 에도 전시가 가능하게 

하며 원래의 지하도 조명과 작품의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보다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지하보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소통공간 외에도 여성들이 직접 만든 상

품을 판매하거나 구제제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여성주의 장터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횡단보도

도시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동 양식 연구에서 보면 여성은 도시지역에서 남성보다 더 

자주, 더 짧게 여러 번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이동은 주로 재생산노동, 육아 

및 부모 돌봄과 같은 가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

여 주로 도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녀, 유모차, 휠체어를 동반하고 도보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횡단보도이다. 신호등의 횡단시간에 맞춰 길을 건너야 

하는 문제, 차도와 인도사이의 난간을 넘어야 하는 문제 등이 그 표적인 어려움이다.

여성의 보행 및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횡단보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을 

묻는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여성, 노인,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이라고 답해 이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이동시 

반드시 만나야 하는 횡단보도가 여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

신호등의 녹색불 점등 시간(차가 멈추고 사람이 건너는 시간)을 노인, 아동, 여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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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고려해서 연장해야 한다. 녹색불의 점등 시간이 짧아 상 적으로 보폭이 짧은 아동, 

여성, 이동이 느린 노인들은 급하게 뛰어야만 길을 건널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매우 불

편한 상황인 동시에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다양한 신

체조건과 상황에 있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신호등의 녹색불 점등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호등의 점등 시간의 조정은 교통의 혼잡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유연한 책이 필요하다.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신

호등은 주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최 한의 조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도로에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신체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도로 건

설 및 신호 체계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 여성친화적 난간 설계

여성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난간이 설계되어야 한다. 인도와 차도사

이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녀, 유모차, 휠체어 등을 동반하는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난간의 높이를 최소화하는 설계

가 필요하다. 난간 높이를 낮췄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난간의 

높이를 유지하되 한쪽 공간을 할애하여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성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 통행에 편리한 바닥재 구성

정해진 시간에 횡단보도를 편리하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재의 선택도 중요하다. 

물론 부분의 횡단보도의 바닥재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지만 

간혹 인사동이나 청계천 같은 테마 거리에는 요철이 심한 돌바닥에 그 로 횡단보도를 

구성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리의 경우 횡단보도 부분에는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편리한 바닥재로 교체하는 등의 유연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3) 교통

(1) 지하철

표적인 중교통 수단 중 지하철에서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

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젠더와 교

통수단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과밀(지하철이 사람들로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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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에 한 반감이 높으며, 안전에 한 욕구 또한 높았다. 이는 지하철이 과밀한 

경우 여성들이 불쾌한 일들을 많이 겪고, 야간시간  등에는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노출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탑승객이 200%에 육박할 정도로 붐비는데 이러

한 상황에서 여성의 편리하고 안전한 탑승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전용공간을 따로 배치하

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 한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성친

화적 지하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 여성친화적 지하철 설계 및 운행의 제도화

지하철의 동선 및 설계가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의 넓은 간격은 아동과 유모차 등을 동반하

는 여성, 치마를 입은 여성, 남성에 비해 상 적으로 보폭이 작은 여성에게 매우 불편하

고 위험하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은 성과 연령 등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을 분석하여 

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지하철은 설계 초기부터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과밀한 지

하철에서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 등이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여성편의시설 수요 조사 실시 및 운영 활성화

지하철과 역사를 포함한 공간에 다양한 여성편의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부 

지하철역사에 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공간 부족으로 역장실과 

같은 곳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제 로 된 관리 인력이 없어서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의 여성사용자를 중심으로 수요조

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이고,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할 기능 등을 조사하여 이를 실제 사업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를 통

해 필요성이 입증된 시설에 해서는 독립된 공간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수유실과 같은 여성편의시설은 분기마다 운영과 관리 사항을 평가하여 

해당 역의 경영 및 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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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젠더와 교통수단의 관계성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남성과 여성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이용시간,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들이 다르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이 라이프 스타일, 일상 활동, 욕구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성보

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많고, 자녀와 노인을 돌보는 빈도가 남성보다 높으며, 지

역사회나 자원봉사 등의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남성들은 러시아워 시간에 중심부 도로를 

지나 일터로 직행하는 반면 여성들은 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여

러 번에 걸쳐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버스는 여성들이 단시간, 여러 번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여성친화적 교통수단이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젠더 관점의 교

통수단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 동네 여행 단거리 버스 운행

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문가들은 ‘학교, 쇼

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을 꼽았다. 아동을 동반하고 유

모차, 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각종 짐을 들고 ‘걷기’에는 멀고 ‘장거리 버스나 지하철’을 이

용하기에는 가까워 교통비용이 높게 드는 거리를 자주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의 효율적 

운행이 필요하다. 효율적 단거리 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인근 주거민들의 단거리 버스 

이용에 한 수요조사를 통해 운행지와 배차 시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도보로 주거지로 향하는 여성들이 느

끼는 불안감을 최 한 해소하기 위해 운행지점이 주거지와 최 한 가까운 지점이 될 수 

있게 계획하도록 한다. 

한 예로 캐나다 몬트리올의 “Between Two Stop"는 밤에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에 가까운 장소까지 태워주는 버스시스템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여성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계획되었으나 지금은 모든 이용객은 안전을 도모하며 고

객이 늘어나고 있다. 주간에는 여성의 편리한 동선 이동을 위한 효율적 단거리 버스를 운

행하고 야간에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동네 여행(女幸) 단거리 

버스의 운행 검토가 적극 필요하다.

➣ 성인지적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기사 교육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디자인의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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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이 바로 운전을 담당하는 주체인 운전기

사의 성인지적 안전교육이다.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아동을 동반하고 있거나, 

쇼핑카트 등의 짐을 들고 있거나, 유모차 및 휠체어 가지고 버스에 탑승한다. 하지만 운

전기사들은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러한 상황 때문에 여성들은 아동을 동반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가지

고 버스를 타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저상으로 설계된 버스 등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분기별로 여성들의 버

스 탑승의 다양한 상황과 이에 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

영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야간에 버스에서 일어나는 여성 상 성추행 등 폭력 사

건을 예방을 위한 운전기사의 감시 및 처 교육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3) 택시

전문가 조사 결과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

로 무려 82%의 응답자가 ‘야간전용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이용자

의 야간안전성 확보’를 꼽을 만큼 여성의 택시 이용에 있어 ‘야간안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택시가 목적지까지 가장 편하고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

고 최근 일어난 여성 상  택시 강도 및 살인 사건 등으로 아직도 여성이 야간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에 한 두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 전용 콜택시 운영의 활성화

서울시는 지난해 4개의 브랜드 콜택시를 연합하여 ‘여성전용콜택시’제도를 실시하고 있

으나 여성운전기사의 절 적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전용 콜택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운전기사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회사별로 여성운전자를 일정 수준까지 채용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전용 콜택시의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여성 전용 콜택시에 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외우기 쉬운 통합 콜번호(여성이 안심하게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번호) 도입 등으로 여성전용콜택시에 한 인지도를 높이고, 일정기

간동안 탑승객에게 ‘여성전용콜택시’를 홍보하는 기념품을 배포하고 타 콜택시와 차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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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란, 멕시코, 독일, 영국, 러시아 등에서도 여성전용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여성전용택시의 경우 특별히 내부에 청결을 유지하고 좌석뒷면에 거울, 메이크업도구, 여성

지 등을 배치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전용 콜택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

기 위해서는 야간시간  여성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 사용자 편리하고 안전

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4) 주거

(1)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행정과 주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

고,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기도 하며, 참여와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체력

단련 및 문화 강좌 등을 통한 주민 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 주

민행정기관이었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 주민참여, 주민교류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

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일/가사 모두를 담당하는 여성이 가장 가깝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여성친화적 공간이 되기 위

해서 다음과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체련단련 및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

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운영 후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여성이용자들을 상 로 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요즘 들어 여성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수요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발빠른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

른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과거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취업, 창업, 

사회참여, ICT 등의 기술 교육으로 확 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일정의 과정을 이

수하고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 여성공동체를 위한 공간 구성

지역에 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지역

의 주거, 환경, 교육, 아동 등의 문제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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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여성이다. 한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양한 여성공동체에 한 구성을 돕고 이

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장치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2) 주거환경

주거환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관계된 것으로 이상적인 주거 환경이란휴식, 

육아, 식사, 가사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과거에는 주

거 환경의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었다면 아토피 등의 환경으로 인한 병의 증가 등으로 기

능적인 부분과 함께 친환경적인 부분도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욕

구와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도 이에 맞춰 변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묻는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

의 50%가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 구성’이라고 답하였다. 여성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이 디자인하는 주거환경 공모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일 년에 한번 ‘내가 디자인하는 우리 동네(안)’라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거 

환경 리모델링에 한 의견을 듣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제안에 해

서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정책 과정 참여와 함께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여성들이 보는 주거환경(안)’의 코너를 

통해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이에 한 해결방

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여성

이 바라는 주거환경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날마다 배움터(근거리 대체교육기관) 운영

집과 가까운 거리에 휴일이나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체교육기관의 운영이 필

요하다. 이 배움터는 한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이 하교 후에 이용할 수 있고, 

하교시간과 학원시간 또는 학원시간과 다음 학원시간 사이의 여유시간 등에 들러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교를 관리하고 아동의 학습을 담당할 

인력은 자치구내에서 자원봉사인력을 지원 받아 충당하되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담당한 인

력에게는 수료증 등을 수여하고 서울시나 구 단위 인사 및 채용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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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3) 놀이터

놀이터는 사전적 의미로 “보통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를 뜻한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놀이터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1위

가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로 안정성이었고 2위가 

“아동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설계”로 창의적 계획 및 설계와 “아동의 

성과 연령을 고려한 놀이 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 충족을 꼽았다. 과거의 

놀이터가 아동들의 놀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기능을 확 하여 모든 

성과 연령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쉼터 및 문화 창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공동체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구

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놀이 공간 구성 계획의 제도화

이제까지 아파트 및 공공시설의 놀이터는 모든 건물을 배치하고 자투리 공간에 부가적

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거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그늘지고 어두운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차도 등에 근접하여 위험하거나 사방이 막

혀 자연 감시가 불가능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나 공공시설을 계획 할 

때 놀이터(놀이공간)이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사방이 트여 있어 자연 감시가 가능한 

공간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위치, 시설의 양과 

질, 안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공시설

이나 아파트에 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의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

➣ 놀이터의 창의적 공간 설계

천편일률적인 놀이공간을 지양하고 놀이터에서 또래들과의 놀이와 교류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상어린이놀이터사업을 펼치고 

있다. 100곳을 선정하여 놀이터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다자인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놀이터는 오픈 

당시에는 단한 호응을 얻었지만 1-2년이 지나면서 설치했던 기구들이 줄고 늘 보는 놀

이기구에 한 상상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놀이터가 창의

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받아 분석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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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주어야 한다. 한번 설치되어 고정된 시

설물 외에 육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시켜주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교체는 다

른 구(동)의 놀이터의 시설물과의 상호 교환으로 시설물 교체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 외에 아동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빈 벽이나, 자유롭게 어우릴 수 있

는 진흙탕 등을 배치하여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 우리 가족 모두 놀이터에서 놀아요!: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놀이터

놀이터를 아동들만 이용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놀이터가 지역공동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요일별로 각 연령 별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발하여 놀이터

를 개방하는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안물바(안 

쓰는 물건 바꿔 쓰기)장터 등을 놀이터에서 열어 이웃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자녀들에게

는 환경친화적 삶을 배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옛날 먹거리

와 옛날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손자, 손녀에게 옛날 놀이 기구를 만드는 방법

을 알려주고 옛날 먹거리를 나눠주며 옛날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

해 세  간의 이해와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놀이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세

와 이웃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놀이터는 단지 아동들의 놀이 공간이 아닌 

공동체놀이터로 거듭날 수 있다.

5) 건강 및 식품안전

(1) 정신건강

사회가 기능화, 고도화되면서 빠른 적응이 개인에게 요구되고, 그러한 적응 과정은 개

인에게 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정보습득을 위한 투자와 성공을 위한 경쟁, 

항상 시간에 쫓기는 촉박한 삶 등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 과거 개인의 문

제로만 치부되었던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영역은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한 사회가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여성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한 가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한 

지역차원에서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성은 일과 가사의 이중적 스트레스, 

산전/산후 우울증, 주부 갱년기 우울증, 여성노인 우울증 등으로 전 생애를 통해 우울증

과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134  ❙ 여행(女幸) 프로젝트 발전방안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관리를 위해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지

만 그와 함께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운영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요건

이 ‘여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이라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주민자치센터 등에 모여 요즘 자신들의 스트레스에 해 말하고 이웃들

의 자문을 구하는 일명 ‘수다모임’등의 모임이 여성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

와 함께 한 달에 한번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다모임’, ‘웃음모임’등을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일명 ‘수다모임’ 또는 

‘웃음모임’은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자치구(동)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다과비, 전문가 초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동네 여행(女幸) 마음치료센터 운영

여성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도 이를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부

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한 정보가 없거나 실제 상담센터의 턱이 너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의 심리상담소와 연계하여 

‘우리 동네 여행(女幸) 마음치료센터(가칭)’운영을 제안한다. 이곳에서는 인근 여성주민과 

그 자녀들을 상 로 다양한 방법(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등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

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 한달에 하루 ‘마음 치료의 날’로 지정하여 

인근 여성주민들의 방문 심리 상담을 통해 우울증 등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2) 식품안전

최근 멜라민 파동, 가짜 계란 사건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과거의 여성이 안전한 먹거리를 사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감시자 및 관리자의 역할을 더해야 할 것이

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을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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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품안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검역체계 및 상시관리체계 유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재배방법 등에 한 먹거리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 시장과 마트 등

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 정보에 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마트

나 시장에 있어서는 엄중 처벌하고, 사실을 안내문을 통해 공시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품별 안전한 먹거리 선택 방법 등을 책자로 배포해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불량 먹거리 신고 센터

를 운영하여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 먹거리 인증제 실시

각 먹거리에 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먹거리에 ‘안전한먹거리 인

증제(가칭)’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식품별로 엄격한 기준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먹거리인증’ 식품을 90%이상 판매하는 마트나 

상점에는 ‘안전한 가게’ 인증을 하고 현판 등을 입구에 달게 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홍보

함으로써 자율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시민단체와 지역여성이 함께 하는 먹거리 감시단 운영 

시민단체와 지역여성이 함께 하는 먹거리 감시단을 운영케 하고 이를 지원한다. 이 단

체는 상시적으로 마트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 학교 급식 먹거리, 음식점 먹거

리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자치구(시)는 감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감시

단의 감시내용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gender-sensitive urban 

governance)는 여성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기 위해 중요하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첫째는 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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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책 모든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 계획 정책을 입안하

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Beall, 1996). 비올은 여성들이 도시 

개발 혹은 도시 정책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표성을 제고하는 것, 둘째는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구 및 그와 

관련된 기구에 참여하여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셋째는 도시 공

간 설계 사업의 표자나 관리, 전문가 선출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도시 정책이 

성인지적이 되려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의 성인지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도시 계획에 

한 성인지적 분석이나 자문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반드

시 포함될 수 있는 정책 추진 절차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올이 제안한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는 서울시 여행 동반자단 운영 방안 모색에 유

용하다. 비올의 제안 중 도시 정책 수립하는 정부 기구, 서울시의 경우 각 실국의 정책 

수립과정에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과 공무원의 성인지성 제고 및 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성인지적 분석이나 자문과정을 포함시키는 것들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의 또 다른 예로는 캐나다 여성들이 도시 주거 계획에 참여하

여 싱글맘 주택, 공동거주 주택, 노인여성, 단기 체류자 주택, 폭력 피해자 쉼터 등 건설

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건축 과정에 참여하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토론토 시 여성안전감시단(Women's Safety Audits) 운영도 좋은 사례이다. 여성안전감

시단은 건물이나 환경을 여성과 보편적 약자(장애, 노인, 어린이)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

(tool)이자 절차(process)이다. 여성안전감시단은 여성에 위험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고 여성에 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한다. 

WSA는 지방 정부관리와 지역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한 폭력의 위

험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안전감시단은 여성에 한 안전

은 사회의 다른 약자들에 한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이들의 시도는 캐나

다와 전 세계 도시로 확 되어 수백여 개의 도시와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성안전감시단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설계와 토지 이용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

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 주었다. 빌딩, 지하주차장, 도로, 골목길 등 

도시의 기반 시설을 여성 친화적으로 설계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 계획 입안가들에

게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 시설 건설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나아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도시 환경에 예산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바꾸었다(Khosla, 2003). 

캐나다와 토론토 시 사례는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단의 활동의 내용과 역할에 해 시

사점을 준다. 일반 여성들이 지역사회 안전과 도시 환경에 해 조사하고 정책으로 실행

한 점, 여성 및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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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에서 나아가 세계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은 서울시 여행 프로슈

머단 운영에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여성 참여 확 를 위해 전문가들의 여성 참

여 운영 방식, 여성 참여단 구성, 자문 방법이나 조사 방법 등에 한 의견과 해외 사례

를 토 로 여행 동반자와 여행 프로슈머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가 참여 : 여행 동반자 단 운영 방안

동반자단 운영과 관련하여 동반자 전원을 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반자들은 

동반자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행 동반자의 구성과 운영이 다소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여행 동반자단 분과 내 위원들 

간의 동질성이 부족해 의견 교류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동반자단 운영과 관련해 동반자단이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여행 사

업의 성인지성을 강화해야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2008년 ｢여행 동반자 1차 온라인 서면자문 조사결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행 동반자의 활동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참여 방식의 다원화

동반자단 운영을 규모별, 이슈별, 자문공간별 등으로 다원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안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반자단 총회 및 분과 총회

규모 총회나 분과 총회는 연 1∼2회 정도 개최하여 모든 동반자와 각 실국의 선임본

부와 해당 실국의 표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회의를 통해 동반자들은 여행 프로젝트

에 한 이해를 높이고 동반자가 자문한 내용이나 실국의 반영 결과 등을 공유하여 동반

자의 결속력과 자문 참여도를 높인다.

➣ 이슈별 소그룹 전문가 자문

전문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여행 동반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가장 적절한 규모를 

‘영역 당 5명∼10명 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으로 제안하였다. 향후 여행 동반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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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규모로 운영하는 동반자 그룹을 각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사안에 따라 소

규모 전문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안별로 특정 전문가 그룹을 상을 4-5명

씩을 함께 모아 의견을 묻는 전문가 FGI(초점집단 면접법)을 사용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전문 집단의 전문가는 기존의 동반자 외에도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풀을 구

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소그룹 전문가 자문단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

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안(agenda)이 개발되어야 하고, 둘째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실국에서의 자문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셋째 동반자들이 지속적

이고 집중적인 자문에 참여하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온라인 자문

동반자단 총회나 소그룹 전문가 자문은 다수의 동반자가 참여하기 힘들고 참여하는 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다. 실국에서도 동반자 분과회의 개최는 시간적, 공간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도가 낮다. 오프라인 회의의 시간적,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다수의 전문가

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는 자문 방식이 온라인 자문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 웹 사이트나 온라인 자문 등을 통한 사안별 의견 제시는 오프라인 회

의보다는 호응도가 낮았으나 실제로 이에 참여하였던 동반자단에서는 온라인 자문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온라인 자문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쉽게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정보를 풍부하

게 제공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온라인 자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자문 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둘

째로 자문 상 사업을 온라인 조사에 적절하도록 조사 설계가 잘 되어야 하며, 셋째 조사 

결과 분석 및 자문 반영 상황을 동반자들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장 방문

동반자들이 시정에 적용 가능한 자문이나 모니터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현

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문 상 사업에 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직접적인 현장 모니터

링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추진하려는 사업에 한 

설명회나 안내 책자 등을 미리 보내주거나 진행하는 사업에 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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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나 사진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008년 여행 동반자 1차 온라인 서면자문 

조사｣).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동반자들이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자문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동반자 현장 방문은 주택건축분과에서 은평 뉴타운과 문정지구

를 현장 방문한 사례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현장 방문 자문은 더 확 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위원회 참여

동반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여행 사업 자

문 외에 각종 서울시의 위원회에 정규 위원으로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동반자들이 위원으로 참여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신문기고 등 여론조성 및 홍보 활동

동반자들이 여행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안이 발생하면 신문 등에 기고하여 여론을 조

성하도록 하고 여행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여행 사업 홍

보를 위해 좋은 방법이지만 동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동반자단 구성의 유연화 

현재 여행 동반자단은 5개 분과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자단은 교수, 연구자, 

관련기업 표 및 임원, 법조인, 언론인, 서울시 여성단체 표, 관련 NGO 표, 서울시 

관련 기관(인력, 보육 등) 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반자 분과와 전문분야가 상이하

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다수 있다. 분과별로 동반자단 규모가 30명에서 

50명으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반자들의 자문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자단을 전문가, 실무자, 일반시민, 젊은 

연령 로 확 하고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가 중심의 소규모 그룹 구성

동반자의 자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동반자단의 조직과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유연화 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5개 분과체제를 유지하되 소규모 전문가 그룹은 약 10개의 세

부 분야로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그룹은 10개 분야 이내로 운영하고 세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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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소규모 전문가 그룹은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

하도록 하고 이들은 주로 사업계획 및 결과 심의와 평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다양한 연령대의 동반자단 구성

전체 동반자단은 연령  폭을 확 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동반자단이 사

회의 저명인사 중심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0∼30  젊은 여성의 의견을 수

렴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반자

단에 젊은 여성들을 포함시키거나 학 등과 연계하여 여행 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

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 참여

동반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동반자단에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할 것

을 제안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동반자의 전문 분야가 다양할 것과 실무자들이 참여

하는 것에 한 필요도가 높았다. 동반자들은 전문가 외에도 NGO 단체의 참여 확 , 일

반시민여성 표(동별 통장 혹은 반장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소규모 전문

가단을 제외한 동반자 전체 구성은 연령 , 지역별, 분야별로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

다. 동반자단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포함하는 것이 운영 상 어렵다면 여성

전문단체들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3) 동반자단 지원 체계 구축

동반자단이 성인지적인 시정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동반자단의 구성과 조직, 참여방식

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자문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동반자의 참여 의지가 높아도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나 동반자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동반자단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

이 제안할 수 있다. 

➣ 실국 ․ 동반자 협력체계 구축

동반자의 시정 참여 및 여행 사업 자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자와 관련 실국간의 파

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적인 도시 파트너

십(inclusive urban partnership)이 필요하다. 통합적 파트너십이란 도시의 거주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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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도시 정책의사결정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각 집단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도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

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실국에서는 도시 시민 여성을 표하는 동반자단의 역할과 기능

을 존중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단계부터 시행, 평가까지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반자와 실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실국은 첫째 주요 사업 중 동반자 자문이 

필요한 사업들의 목록을 만들어, 자문이 필요한 어젠더(agenda)를 발굴한다. 둘째 각 사안

에 맞는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집단을 선정하여 자문을 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한다. 셋째 자문결과를 사업에 철저하게 반영하고 반영한 결과를 동반자에게 알린다. 넷째 

이러한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행 CF 및 CF 매니저의 활동을 강화한다.

동반자 단도 동반자 활동에 한 책임감을 갖고 실국에서 제안한 사업들에 해 전문

적이며 실질적인 자문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동반자단의 조직체계를 재구축하고 동반

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동반자 자문 의무화

시정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여 성인지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의 주요사업과 여

행사업들에 한 동반자 자문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동반

자단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고 난 뒤 시정 운영 자문 및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 처음

부터 성인지적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여행사업부터 동반자 자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2010년까

지 시행하는 132개 여행 사업들은 기획단계, 추진단계, 평가단계별로 최소 3회 이상의 동

반자 자문을 받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행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시에는 동반

자 자문 여부와 자문 반영 정도를 보고하도록 한다. 2009년도 여행 신규과제 추진 시에

는 기획 단계부터 동반자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시정 사업의 경우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단계별로 여성들의 관점에서 모니터

링 하는 절차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예산 지원 확대 

동반자 운영 및 자문, 모니터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반자 참여에 한 수당 

지급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동반자들의 여행 사업 자문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적합한 자문비와 모니터링 비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동반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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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으로 실국과 밀착하여 집중적인 자문에 참여할 것이다. 

동반자 분과에 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동반자단은 분과별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조직이 있으며, 분과 내에서도 여행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거나 아이디어

를 제공할 수 있다. 동반자 분과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분

과별 운영비를 지급하여 동반자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2) 일반 여성 참여 : 여행 프로슈머단 활성화 방안 

여성 친화적인 도시 정책 수립에 일반 시민 여성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도 기획 초기부터 일반 여성들의 생활불편 요인 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 로 사

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도에도 서울시는 여행 프로슈머단을 구성해 화장실, 주차

장, 지하보차도, 콜택시, 영유아시설 등에 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 여성들의 도시 여성 정책 참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을 표

할 수 있는 여성들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 규모이어야 하는지, 다수의 일반 시민이 시정

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일반 여성들이 생활환경 내에서 어떠한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들을 조직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일반

여성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이 일반 여성들의 참

여 확 를 위해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일반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은 여행 프로슈머 단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되 향후 전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

해야 할 것이다. 

(1) 참여단위 및 참여방식 다양화 

➣ 지역사회 여성 참여: 자치구 여행 프로슈머단 

일반 여성들이 여성친화적 도시 건설을 위해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위로는 전문가 조사 

결과 구 단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일반 여성들의 참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

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치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

서는 생활권역별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전 시로 확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소규모 단위로 자치구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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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나 지원주체는 자치구의 여성단체와 여성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은 지역 단위로 도시 공간 및 생활환경에서 여성들의 불편 요인들을 발굴하고 조

사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주변 환경 안전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제를 정하고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의 조사 결과는 반드

시 자치구나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들의 제안 로 시정되었는지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 일반 여성 시민 참여 : 사이버 여행 프로슈머단 

일반시민 여성들의 참여를 확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다. 일반 시민여성 집단이 체험 단 혹은 모니터링 집단으로 체험 후 체험후기

를 UCC 등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거나 의견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온라인 참여도 시단위로 할 수도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일반 시민 참여 제안 중 좋은 의견들은 

반영하고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거나 경진 회 등을 통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일반 여성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사이버 여

행 프로슈머단으로 명명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 장애인, 이주자, 한부모 여성 참여: 여행 WISE 단

일반 시민 여성들 내에도 다양한 여성들이 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여성, 이주자 여성, 

한부모 여성들은 여성 내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

회적 약자로서 이중 차별에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들이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들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행 프로슈머단의 경우도 중장년층 여성

과 미혼 여성들 위주로 구성하였고 이들의 관심사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프로슈머 단의 

구성을 다원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도시 생활에서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 분야 및 대상 확대

현재까지 여행 프로슈머단이 조사를 한 분야는 지하철 화장실, 공영 주차장, 지하보차

도, 브랜드 콜택시, 영유아플라자이며 조사 범위는 서울시 전역이었다. 앞으로 일반 여성

들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슈머단의 조직과 아울러 조사 상 및 

분야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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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사 결과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중교통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로 가장 높았고 공공시설, 주거환경, 공원 등의 순으로 조사 수요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여행 프로슈머단은 이 분야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표에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슈머단이 조사를 해야 하는 영역

들과 각 영역별 조사 지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토 로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 

가로등, 보행자 도로, 표시판과 안내도, 공공건물 접근성, 지역회관 및 청소년회관, 주거

지역, 중교통 이용, 운동장 및 놀이터, 안전감시 시스템 등에 한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한다.

프로슈머 단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사 상 확 를 위

해서 어떤 영역으로 확 를 하고, 어떻게 조사 설계를 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처음에

는 조사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각 분야별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이후에

는 프로슈머 단이 자체적으로 조사 내용과 조사 도구를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1❙ 프로슈머 조사 제안 목록

 조사 사례 조사 지표

 지역사회 조사 

․ 연령별, 문화별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 학교, 보육시설, 마트, 일터, 훈련기관 연계(일/가족 양립)

․ 보건시설, 복지시설, 보육시설 충분성 

․ 지역 마트에서 신선한 식품 구입가능 여부(인종별)

․ 아이들의 놀이 공간 

․ 대중교통 연결체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단체 

․ 지역에 부족한 시설들

 걷기 좋은 길 

․ 안전하지 못한 길의 이용자 수, 주 이용시간대

․ 가로등 조명, 가로등 수, 보도포장, 쓰레기

․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 적정성, 보도 턱, 신호건너는 시간 횡단보도 공간 충분정도

․ 길 청소여부, 유지보수 정도, 관리기관 연락체계

․ 휠체어, 유모차, 거동불편자, 약시자 이용 불편사항

 가로등 조명도 

․ 지역 내, 도로별 가로등 수,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 산책로 가로등 수, 운동경기장 조명 방해정도

․ 주거지역 가로등 관리책임자, 관리소

․ 가게, 광고 조명 정도, 보행자 안전 증진 여부

 지역사회 표시판 및 안내판 

․ 간판, 표시판, 안내판 수, 적정 위치, 디자인 심미성

․ 지역안내도 비치 여부, 설치 지역

․ 공공건물, 지역사회 건물 찾기 용이성

․ 고장이나 긴급사태 발생시 연락처 명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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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사례 조사 지표

공공건물 접근 용이성

․ 장애인, 노인, 어린이 정문 통과 가능성

․ 건물안내도 조명, 표시판 위치 적정성

․ 출입문 손잡이, 개폐시설의 중량, 폭, 시야확보 여부

․ 건물 내 충분한 환기 공간 

․ 계단/리프트, 에스컬레이터/리프트, 계단/경사로 병행

․ 화장실 어린이 편의시설, 청결도, 이동 동선 

 지역사회/청소년 센터 디자인 

․ 센터 접근 도로의 조명, 사용편의성, 시야확보

․ 센터 접근성

․ 현관 입구의 안전성, 환영 받는 느낌 주는 정도 

․ 개관시간, 프로그램안내 정보 제공(다국어 제공)

․ 방문자 환대 및 정보안내 담당 직원

․ 여성이나 소녀 전용 프로그램, 공간 

․ 휴게실, 비공식적 모임 장소

․ 어린이 놀이방, 유모차 보관소 

․ 이용자 교통 지원

 주거지역 삶의 질 조사

․ 지역 내 주거 시설 종류, 다문화 가족 주거 시설

․ 주거시설 관리 정도 및 관리실 연락처 인지 여부

․ 인종차별, 반사회적 행동, 이웃간 분쟁 해결 서비스

․ 주거시설의 질: 난방, 소음차단, 하수/온수, 내부공간

․ 지역 내 인종, 연령 별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문화시설

․ 보안시스템

․ 주민대표자 집단 구성 및 지역사회 개선 정도

 야외 운동장 및 놀이터 조사

․ 놀이터 수, 안전시설, 위급상황 시 비상전화

․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자, 다문화가족, 성별이용여부

․ 아이동반 보호자 이용 시설

․ 지역정부의 시설 지원 및 이용자 지원 정도 

 대중교통 조사

(버스, 지하철, 택시 등)

․ 버스 정류장, 버스 안전도, 버스 요금 적정도

․ 버스 노선 적정도

․ 버스 정류장 디자인, 대기의자, 조명, 안내도

․ 지하철 역 조명도, 접근성, 환승체계, 자전거 보관소

․ 지하철 역 관리체계, 관리인

․ 지하철 역 공중전화, 화장실, 기저귀갈이대 등

․ 공공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 제공 

 안전감시 시스템 조사

(자연감시체계, CCTV 등)

․ 조사대상 지역 안전감시 시스템 종류(자연감시, CCTV..)

․ 자연 감시체계 증진 방안

․ CCTV 감시 지역 적절성, 적절한 장소, 장점과 단점 

출처: Sue Cavanagh(1998), Making Safer Places for Women, Women's Design Service, pp.63∼84.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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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tool) 개발

프로슈머단을 통한 일반 여성의 참여 확 를 위해서는 일반 여성들이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도구가 잘 개발되어야 일반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규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사 

도구에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가에 한 절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슈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은 자치구나 지역사회 혹은 시차원에서 여성 

친화적 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프로슈머 조사는 기존의 

정책에 해 일반 여성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단은 일반 여성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 조사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앞으로 시 단위 프로슈머단 뿐 아니라 자치구 단위 

프로슈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

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은 영국 런던 시에서 자치구 단위에 살고 있는 일반 여성들(10  학생, 20

 젊은 여성, 아이를 둔 어머니, 이주자 여성들 등)이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조사할 때 

사용한 툴이다. 이들은 안전과 접근성 등 다양한 이슈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 툴을 기본

으로 하여 조사 문제 설정부터 기록, 발표, 시행까지 과정들을 직접 수행하였다. 물론 조

사의 경험이 있었던 지역여성단체의 지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조사

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사례들은 본 연구의 부록으로 번역하여 실었으므로 참고하면 유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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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Discussion

․ 지역에서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 조사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자유스럽게 토론

2

지도

그리기

Mapping

․ 조사단이 조사 현장의 지리를 익히고 조사 지점을 체크

․ 조사 지역에 맞게 조사 방법과 조사 계획 수립

3
관찰

Observation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 특징들을 찾아냄

․ 특정시간 별, 장소별로 관찰 및 측정

4
기록

Recording

․ 관찰내용 및 면접내용 기록

․ 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

5
분석

Analysis

․ 조사결과 토 로 안전위협 요인 분석

․ 개선을 위한 변화 요인 분석

6
발표

Presentation

․ 조사 결과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발표

․ 지역사회 내에 안전이슈 제기

․ 변화 위한 지지세력 결집

7
시행

Implementation

․ 정책수립가에 조사 결과 제안

․ 지역환경 개선 방책 수립 촉구

출처: Sue Cavanagh(1998), Making Safer Places for Women, Women's Design Service.

<그림 6-1> 런던시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Safety Audit) 절차

이 툴은 모두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일반 시민 조사단이 구성되면 자유토론

(discussion)을 한다. 토론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단계로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은 곳’에 한 연상이나 경험 말하기 등으로 시작하여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도그리기(mapping) 또는 지역 익히기이다. 조사 지역으로 선정할 곳

을 현장방문해서 조사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지도에다 표시한다. 그리고 조사 지역 특성

에 맞게 조사 방법과 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observation)이다. 현장 방문 지도를 가지고 각 지점마다 특색들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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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고 위험요인을 찾아낸다. 때로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소음을 측정하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기록(recording)이다.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필요시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로 녹화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분석(analysis)이다. 조사한 내용과 기록을 토 로 위험요인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는 보고 및 발표(presentation)이다. 조사결과를 보고서, 스토리보드, 꼴라쥬, 

사진, 영상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전시하거나 보도한다. 결과는 라디오 방송 등 

중매체를 통해 발표하기도 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이 때 관계 당국 

담당자나 책임자를 초정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문서로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도 한다.

일곱 번째는 시행(implementation)이다.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서 검토하고 이들이 

제시한 개선책을 수용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조사 도구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 조사단이 어떻게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진다. 앞으로 조사 영역을 확 하고 

이러한 조사 절차를 거쳐 프로슈머 조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새롭게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 시행단계이다. 일반 여성들이 어렵게 

조사해서 발굴한 이슈들과 개선책들이 관계 당국에서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2> 런던시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Safety Audit)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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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 말

서울시의 독자적인 여성정책으로 추진되는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 여성정책으로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영역을 확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여행 사업 점검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점검하고 여행 프로젝트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3 가지로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전방안을 모

색하였다. 첫째는 여행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할 방향 제시, 둘째는 여성 친화적 도시 정

책 과제 제안, 셋째는 여성의 여행 사업 참여 활성화에 한 방안 모색이다.

여행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서는 표 사업 발굴 및 확산, 여행 프로젝트 평가 및 환류

체계 개발,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 성인지 교육 확 , 국내외 교류 강화 및 홍보 방안에 

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 친화적인 도시 공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 보행 

및 통행로, 지하보도, 횡단보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중교통에서의 여성의 접근성, 안

전성, 편의성, 쾌적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여행 사업에서 여성들이 거주하

는 지역의 주거시설 및 환경, 지역사회 시설, 놀이 공간에 한 사업을 제시하였고 여성

의 정신건강과 식품안전에 한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이 부분은 일반 여성들의 관심 영

역이기는 하나 아직 여행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시의 관련 실국에서는 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한 과제 제안에 비중

을 두었다. 왜냐하면 여행 프로젝트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반자단이나 프로슈머 단을 통

해 여성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였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단, 일반 여성 프로슈머 조사단, 자치구의 여

행 포럼단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를 위해 시민 참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번역하여 실었고 조사 활동 도구(tool)나 조사 

영역 등에 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성의 참여는 전문가 외에도 주부, 일하는 

여성, 빈곤층 여성 등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발전 방안들은 연구에서 그치기 않도록 하기 위해 실국에서 관

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추동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주요 실국에서 여행 

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은 여성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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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롭게 추진하기보다 기존의 사업 중 여성과 연관이 있을 법한 과제를 제안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실국 담당자들의 성인지성을 제고하고 도시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확고

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여성정책담

당 부서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

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과 시정에의 정착은 시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전문가 여성 혹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남성 전문가, 일반 여성 시민들이 연 하여 협력할 때 가능하다. 

연계와 협력이란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지만 열린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이란 이행 공유, 상호지원, 상호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각 참여집단

은 자신들의 자원, 기술에 따라 기여하고 각 집단의 전문성,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여성과 시 정부가 소통과 연 를 할 때 여행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여성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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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길 아래 보행자 아치 - 사우스와크(Southwark)의 보행자 도로 조사

➣ 목적

이번 조사audit는 Southwark Park Road와 Rotherhithe New Road 사이 철길 아래에 놓여

있는 보행 아치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평가하고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

행 아치는 특히 야간에 지역 여성의 안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본 조사 시행 결과를 토 로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본 심사는 런던의 Southwark구에 있는 Abbeyfield 단지Estate의 Bede House Women's 

Group가 수행하였다. Bede House는 정착 지원 및 사회 행동 센터(a Settlement and Social 

Action Centre)로 Bermondsey와 Rotherhithe의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고 있다. 

➣ 기간

조사의 부분은 1995년 7월과 9월, 이른 저녁 세션 4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 지원

본 심사는 Bede House의 공동체 활동가와 Women's Design Service의 커뮤니티 안전 코디

네이터의 지원을 받았다. 

➣ 배경

Bede House Women's Group은 Abbeyfield 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며 이들은 매주 사

회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피크닉을 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강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걸을 때 개인 안전에 관해 점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Women's Design Service는 Bede House의 공동체 활동가를 초 하여 여성과 관련

한 지역안전문제를 논의했으며, 안전 심사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지역은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들과 유사한 안전 문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그들의 안전문제가 

간과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부록 1 런던 시 지역 여성 안전 조사 사례* 1)

* 이 사례는 런던시 Women's Design Service에서 발간한 Making Safer Places: a Resource book 
for Neighbourhood Safety Audits 부터 발췌하여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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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처음 조사와 관련한 토론을 시작하였을 때 여성들은 파괴행위, 마약남용, 소소한 범죄 등과 

연관된 지역 내 수많은 안전문제들에 해 보고했다. 그들은 단지 주변과 단지 내 몇몇의 장

소들에 해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지하 주차장과 파괴된 유모차고지, 오락시설이 

폐쇄된 지역 공원과 지하도이었다. 또한 그들은 지역 상점과 학교, 청소년 클럽의 수준이 낮

은 데 한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장소는 바로 보행자 아치였다. 그들

과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큰 문제였다. 여성들은 확 된 지역 지도를 가지

고서 만약 자신들이 밖으로 나가야한다면 왜 이러한 아치들을 거쳐서 가야하는지를 설명해보

였다. 보행자 아치는 그들이 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상점을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

일한 통로이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두 번째 조사 기간 동안, 여섯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를 걸었고 컬러 슬라이드와 프린트 필름을 이용해 문제점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작동하지 

않는 가로등과 들끓는 비둘기, 쓰레기 및 움푹 파인 어두운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아치 아래의 

상황에 제일 많이 집중했다. 또한 아치가 그들의 외출을 어느 정도 방해하는지, 그들에게 생

길 수 있는 나쁜 경험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지역에 사는 100명의 여성에게 실시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기간 동안 찍은 사진 중 문제를 잘 드러내는 사진들을 선택하고 질문지를 분석하고 난 

뒤 이 최악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개선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국 즉 철도청과 사우스와크 의회

에 편지를 보냈다. 1996년 봄, 여성들은 ‘You and Yours’ 프로그램, 즉 라디오 4의 매주 커뮤

니티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아치들에 관한 사연을 올렸고, Southwark의 재생 및 환경부의 

표들이 이에 답하기 위해 초청되었다. 

그들이 제안한 개선책은 바로 이것이었다. 보다 밝은 조명 설치 및 우묵한 곳 메우기, 벽과 

바닥의 청소, 비둘기 통제, 거울과 CCTV 설치, 그리고 경찰 순찰 강화이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아치와 관련한 책임소재 문제는 복잡하였다.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의회는 공공 고가

도로의 일부분으로 아치 아래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몇 주 이내에 Southwark Park Road 철도에서부터 착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1996년 8월 및 9월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확 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했다. Rotherhithe New Road의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의

회는 적극적으로 철도에 관한 논의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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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통학로 안전 조사 - 해머스키스와 풀햄(Hammersmith and Fulharm)의 보행

자 도로 조사

➣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타운 센터에서 지역 중학교에 이르는 두 가지 

보행루트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이 조사는 캠브리지 학교의 12∼16명의 학생들이 수행하였는데 캠브리지 학교는 런던의 

Hannersmith와 Fulham 구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중학교이다.

➣ 조사 지역

학생들은 타운 센터에서 학교 출입구에 이르는 두 가지 안 보행 루트를 조사하였는데 각 

루트마다 미리 정해진 6개의 관찰 포인트들이 있다.

➣ 기간

토론과 조사 수행, 분석과 조사결과 발표에 3개의 아침 세션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세션과 

발표를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이 더 들었다.

➣ 지원

조사는 Hannersmith와 Fulham의 도시 연구 센터가 조직하였고 캠브리지 학교 교사들이 참

여하고 Women's Design Service가 지원하였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처음 토론이 열렸을 때, 조사단은 그들이 학교로 가는 길을 걸을 때 안전함과 안전하지 않

음을 느끼는 요소들에 해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하였다. 안전하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길 위에 흰 줄무늬를 그려놓은 횡단보도(zebra crossings), 친절한 사람들, 어느 쪽으로든 잘 

보이는 시선, 조명, 공중전화, 상점과 인도와 도로 사이의 경계들. 안전하지 못한 것들은 아래

와 같다 : 건축 장의 발판들, 도로 공사들, 보이지 않는 코너들, 술 취한 사람들, 거지들, 거리 

음악가들, 술집들, 싸움, 서로 밀치는 사람들, 심한 교통체증과 빌딩 부지들이다. 이것들 중 일

부는 안전 체크 항목에 포함되기도 했다. 거리 지도들을 이용하여 두 개의 보행자 거리에서 

조사해야 할 지점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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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4개의 3-4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그룹에는 조

사할 루트와 관찰 포인트 3군데가 표시된 거리지도를 주었고, 체크리스트와 카메라, 테이프 녹

음기도 제공하였다.

각 그룹은 어른들과 함께 지도로 표시된 길을 걸으며 멈추며 정보들을 녹음했다. 관찰 포인

트에서는 각 방향과 보도 표면 상태를 촬영했다. 그룹토론 내용과 배경 소음도 역시 함께 녹

음하였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다음 조사 세션을 위해서, 조사단은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정보들은 

발표문에 적었다. 그 외에 조사지역 지도와 사진 6장, 체크리스트 분석과 소음 측정수치도 발

표하였다. 조사 그룹은 각각의 관찰 포인트에서의 그들의 경험을 몇 단어로 축약하여 발표하

였다.

이러한 자료는 간사에 의해 전시회준비를 거쳤고 학생들은 도시연구센터의 로비에서 전시회

를 열었으며, 이를 구의 청소년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에게 보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 조사가 다학제적이며 수학이나 영어 같은 핵심과목을 포함한다

는 점에서 기뻐했다. 이는 학생들의 지도독해, 사진, 소음 측정과 디자인 능력의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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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성 조사 (Accessibility and Safety - On Public Transport)

➣ 목적

이번 조사의 목적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이와 현재의 중 교통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이동

의 어려움이나 장애를 겪는 이들의 문제를 기술하는 데 있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젊은 어머니, Elaine Donnellon

➣ 조사지역

알링턴에 있는 구시가지 지하철 역

➣ 조사지원

조사는 나 혼자 하였다. 나는 Islington에 거주하는 젊은 엄마다. 이 심사는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그 외의 추가지원은 비디오 지도교사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개발 충당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 배경

나는 젊은 엄마의 관점에서 본 조사를 수행했다. 나는 기존의 교통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 

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제한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독립성을 제한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당시 나는 Islington에 있는 Old Street 지하철역 근처에 살고 있

었다. 이 역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역이며 많은 통근자들 -주로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이 이

용한다. 그러나 Old Street 지하철역은 이 역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들을 간

과하고 있다. 

부분의 아침, 출근시간동안 비록 세 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음에도, 나는 아래로 내려가

는 에스컬레이터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 하나는 고장이었고 나머지 두 개는 

작동 중이었다. 그러나 이 때 런던 지하철은 출구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바로 올라오는 방향의 두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하고 있었다. 내려가는 사람들은 

고장 나고 가파른 에스컬레이터(약 100걸음) 혹은 비상계단을 이용해야만했다.

이번에는 아직 유모차를 타야하는 나의 딸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에 해 항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이 통근자들이 역을 

빠져나갈 때 혼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매우 화가 났다. 그러나 조

사를 수행하면서 나는 나의 분노를 좀 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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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나는 런던의 중 교통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장애물에 부딪혔거나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문

제를 규명한 연구를 토 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나는 현 교통체계에 한 다양한 사람들의 태

도를 발견하기 위해 정상인과 장애자, 장애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상으로 인터뷰하였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나는 비디오로 기록하면서 내가 Old Street의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함을 열거했다. 또한 나는 역을 이용하는 내 친구와 유모차를 탄 그녀의 아기를 촬

영했다. 나는 가시적으로 장애있는 여성이 비상계단을 사용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애썼는데, 왜

냐하면 그녀는 에스컬레이터에 그녀의 안내견을 태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다음 나는 정상인이 이러한 상황에 참여할 하는 비디오의 다른 시퀀스를 계획했다. 나는 

그들에게 유모차와 아기 신 인형 그리고 쇼핑백들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것을 주문했다. 그

들의 실연은 다른 중교통이용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녹화되었다.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은 

중교통에 좀더 접근 가능한 형태의 비교들을 보여주었다. 바로 저층 버스와 스웨덴의 지하철 

시스템이다. 이는 Women's Design Service가 녹화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이번 조사결과는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의 예술 전시회에서 전시하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나는 조사를 통해서 접근 불가능한 교통시스템이 어떻게 노인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의 삶

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좀더 강력한 비디오와 사진 이미지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나는 중교통 접근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젊은 봉사 단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부록 ❙  163

4. New Images 그룹 - 안전 예술 전시회 개최(Safety Art Exhibition)

➣ 목적

본 조사는 청소년 클럽과 지역 환경에서 젊은 여성들이 안전함 혹은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

게 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어떠한 개선책들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실질적인 방책들을 모색하

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가벼운 학습 장애를 가진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New Images 그룹

➣ 조사 지역

 런던의 Southwark구의 Peckham , Bellenden Old School에 그룹이 모이는 청소년 클럽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기간

1997년 1월과 4월 사이 7개의 2시간 짜리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다. 

➣ 지원

이 조사는 런던 청소년클럽 연합(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부가지원은 전문 예술 지도교사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개발 충당금에 의

해 조달되었다. 

➣ 배경

조사 참가 젊은 여성들은 Southwark내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청소년 클럽

을 오기 위해 프로젝트 미니버스를 타고 온다. 그들은 오래된 학교 빌딩에서 매주 만나며 다

른 조직들에도 참여하고 있다. New Images의 젊은 활동가들이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에 관해 듣고 이들과 만나기 위해 프로젝트 담당자를 초 했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처음 만났을 때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보편적인 감정들과 관심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해 토론했다. 또한 그들은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

밍했다. 바로 그들이 만나는 ‘센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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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내 안전성에 해서만 토론하였는데 그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

지 않기 때문이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클럽 및 커뮤니티 빌딩 안과 주변을 촬영했다. 센터의 입구에는 계단이 있었는데 

정문 안으로 들어서면 이동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계단들이 있었다. 빌딩은 불빛이 밝

지 않은 주차장, 사용하지 않은 외부 화장실 등이 있는 음침한 지역에 있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젊은 여성들이 클럽과 건물을 위해 제안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 회의실 공간에 새로운 

칠을 한 다른 벽들 및 벽화나 그림, 또한 좀 더 많은 여성이 클럽에 올 수 있는 안전벨트가 

있는 더 큰 미니버스, 주차장에 밝은 조명, 클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은 사진 전시를 통해 클럽과 커뮤니티 빌딩에 관한 그들의 관심과 제안들

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안전에 한 그들의 관심에 기반하여 젊은 여성들은 8개의 사진을 선택하여 캔버스의 그림

으로 다시 만들었다. 8개의 그림은 벽화로 만들어졌고 클럽의 벽에 걸려 전시되었다.(여기에 

나타난 그림들은 다른 승객들과 공공 버스를 타는 것에 한 두려움이나 텅 빈 공원을 홀로 

걷는데 느껴지는 두려움 등을 표현)

그룹은 그들의 벽 걸개를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의 예술 전시회에서 전시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를 통해서 여성 그룹은 개인 안전문제를 토론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관심을 표

현하도록 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청소년 클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토론할 수 있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장소, 그들이 좀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도

록 하는 안전한 교통에 한 접근성은 그룹의 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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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햄 지역 가로 안전조사 -꼴라쥬와 비디오(Street Wise in Ham - Collage and Video)

➣ 목적

본 조사는 11-16세 사이의 젊은 여성 그룹이 그들의 지역 환경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규명하

기 위해 이루어졌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햄과 피터샘 청소년 클럽(Ham과 Petersham Youth Club)

➣ 조사 지역

런던의 Richmond구

➣ 기간

1997년 1월 4월 사이 13회의 저녁 세션

➣ 지원

이 조사는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

젝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부가지원은 비디오 지도교사와 클럽의 청소년 활동가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청소년 활동 개발 

충당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 배경

Ham과 Petersham Youth Club은 Richmond의 변두리의 주택단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있

다. 조사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지역 내의 젊은 여성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조사 첫 세션에 초

하면서 이루어졌다. 활동가들은 지역 여성들을 초 하여 ｢젊은 여성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에 해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클럽에 젊은 여성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안전문제와 건축 

환경에 한 그룹을 만들려고 열중해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위한 현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조사 개요를 설명하는 세션에서 젊은 여성들과 청소년 활동가들은 지역의 개인 안전에 관한 

그들의 고민에 해 토론했다. 다음 그들은 큰 종이 시트에 략적인 지도를 그렸고 거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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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심 길들과 건물들을 표시했다. 그 다음 그들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고민에 해 브레인

스토밍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문제를 기록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사진 찍기와 비디오 제

작을 하기로 결정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그 다음 주, 그룹은 확 지도를 들고 그들의 루트를 계획하고 지역 주변을 걸어다녔다. 루

트 안에는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왔던 거주지와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두웠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전등을 들고 그들의 지도에 쓰레기, 어두운 골목길들, 그라피티, 열악하

고 부서진 거리 조명, 위험한 횡단보도, 조악한 안내표지판, 손상된 전화 부스, 개 배설물과 

위험하거나 망가진 인도를 표현하는 각각의 다른 심볼들을 표시했다. 또한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다음 세션에서 그룹은 그들의 지도에 사진을 추가하고 그것들을 콜라주로 만드는 것에 해 

토론했다. 그들은 콜라주에 더 많은 그림과 사진을 계속해서 추가했다. 프로젝트의 연속으로, 

그룹은 비디오에 한 아이디어를 토론했다. 전문적인 비디오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영화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으로 스토리보드를 디자인하고 촬영하러 나

가게 되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그들의 작품은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가 열리던 저녁에 발표되었

다. 그들의 비디오는 다른 청소년 클럽들의 젊은 여성들에게 시연되었고 포스트카드가 그들의 

콜라주로 만들어졌다.

또한 그들은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의 예술 전시회에 참가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를 통해서 젊은 여성들은 함께 단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들은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고 독해능력과 지도 읽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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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심 속의 젊은 여성들 (Young Women's Inner City - Safety Video)

➣ 목적

본 조사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 여성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을 목적

으로 한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Golbourne Youth Centre에 기반을 둔 13-16세 사이의 젊은 여성 그룹 

➣ 조사 지역

런던의 Kensington & Chelsea 구에 있는 Westbourne Park 

➣ 기간

1997년 1월과 4월 사이에 열린 10번의 2시간의 저녁 세션

➣ 지원

이 조사는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

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부가지원은 비디오 전문 지도교사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

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청소년 활동 개발 충당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 배경

위 여성들은 Golbourne 청소년 센터에서 안정된 모임을 갖는 젊은 여성그룹의 멤버들이다. 

센터는 Westbourne Park/ Landbroke Grove 지역의 저층 주택 단지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개

조한 곳에 위치해 있다. 개인 안전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독특한 관심사였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센터주변의 위험요소들 : 조악한 조명, 어두운 골목길, 엉망으로 유지되고 있는 단지와 더러

움,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임.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인접한 지역들 주변을 걸으면서 

지도 그리기에 착수했다. 심사는 청소년센터와 지역주택단지 중 하나이자 더럽고 위험한 곳으

로 여겨진 Brunswick Park의 뒤쪽의 철도 인도교에 집중해서 이루어졌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부분의 여성들은 청소년 센터에 오기위해서는 철도 인도교를 건넌다. 이 다리는 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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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하며, 쓰레기와 그라피티로 오염되어있다. 청소년 센터의 접근, Brunswick Park 주택단지

에 있는 보도 발코니와 계단 의 조명 역시 조악하였다. 걷는 동안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촬영했으며, 드라마와 그룹인터뷰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녹화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그룹은 그들의 조사 작업을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가 열리던 저

녁에 발표했으며, 그들의 비디오는 다른 청소년 클럽들의 젊은 여성들에게 시연되었다. 또한 

그들은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

의 예술 전시회에 참가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것을 즐겼으며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들 스스로 비디오를 편집하고 적절한 음악과 크레디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

할 수 있었다. 결과는 직접적이면서도 몽롱한 분위기의 20분여 영화였다. 영화는 지역 환경에 

한 관심과 그들이 성장하는데 알맞고도 안전한 단지를 제공해주는 보살핌의 결여에 한 좌

절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그룹은 이 영화가 이 지역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젊은 사람들의 관점이 지역 환경을 바꾸는 

미래의 변화와 관련한 토론에 더 많이 포함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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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머즈 타운의 미래 : 스토리보드와 비디오 (Somers Town's Future - Storyboard 

and Video)

➣ 목적

본 조사는 그들의 집과 학교가 있는 남부 Camden 지역에 위치한 Somers 타운의 많은 방

글라데시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청소년과 커뮤니티 그룹

Somers Town's Future는 방글라데시의 13-21세의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이 그

룹은 이 지역의 보다 큰 젊은 여성 그룹의 일부로 미팅을 갖고 있다. 

➣ 조사 지역

런던의 북서쪽의 Chalton Street에 인접한 Somers 타운 지역에 집중되었다. 

➣ 기간

1997년 1월 7월 사이 주마다 정기적인 세션과 그리고 이후 비정기적인 세션을 통해 이루어

졌다.

➣ 지원

조사는 1996년에서 1997년 Camden Youth Office와 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NHSA)의 일부로서 Women's Design Service에 의해 공동으로 조직되었고 재정지원을 

받았다. NHSA는 WDS에 의해 3년간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Camden의 공동 자문위원회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심사 기간 동안 두 명의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채용되어 WDS의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 및 Camden의 청소년 담당자와 함께 일했으며, 청소년 활동과 커뮤니티 

안전에 관해 연수를 받았다.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비디오 청소년활동가 역시 

이 세션에 고용되었다. 

➣ 배경

Somers 타운은 런던 시내의 중심이며 Single Regeneration Bid(SRB)의 펀드를 받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

나 본 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거리에서 걷는 

것, 특히 밤에 걷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락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들과 그들의 부모의 관심은 

젊은 여성들이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것에 있다. 

NHSA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Camden Youth Office는 6개월간 본 단체의 파일럿 클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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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로 했으며 그 기간 동안 심사 작업은 다른 전통적인 청소년 클럽의 활동들에 더하여 진

행되었다.

➣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젊은 여성들은 지역 주민 홀에서 매주 주기적으로 만났다. 이들은 지역 안전 전반에 해 

토론하였으며 서로의 토론 내용과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했다. 이

들은 척도로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척도조사 모델은 지역의 안전문제를 광범위하게 다

루는 여론조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그룹은 Somers 타운의 Chalton Street 주변의 지역의 인종차별적인 낙서들, 파괴 행위, 넘치

는 쓰레기와 잡동사니, 열악한 놀이 시설들과 낙후한 주택 상태들을 사진으로 찍어 조사하였

다. 이 조사과정은 똑같은 주제로 비디오로도 만들어졌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결과 Somers 타운은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가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주택단지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룹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여전히 기준 이하의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스토리보드 전시물과 Real Lives 비디오는 1997년 7

월 지역주민, 커뮤니티 단체, 도시계획, 주택 지역사회안전부가 참여한 NHSA(지역사회 보건안

전 조사)의 금년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되었다. 1997년 11월에는 그들의 작품을 Camden 청

소년 위원회에 선보였고 스토리보드는 지역현장을 투어전시하기 시작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본 조사를 통해 이들은 Somers 타운의 젊은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디오와 사진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진 조사 작업은 학교 

수업의 일부(portfolios)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조사를 통해서 조사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자신

감을 얻었거나 지역사회 사안들에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조사 참

여자들 중 자격증을 따거나 청소년 포럼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조사에서 제시된 제안사항

들은 NHSA 보고서에 포함되었고 이듬해 소머스 타운 개발 실천전략들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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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글라데시 여성의 쇼핑 조사 (Bangladeshi Women's Shopping Audit Group)

➣ 목적

본 조사는 지역 쇼핑 시설들의 부족과 관련한 것으로 특히 소머즈 타운에 거주하는 방글라

데시 여성들이 지역에서 팔고 있는 신선하지 않은 음식으로 인한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본 조사를 위해 25세 이상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조사단으로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이 지역

에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조사 지역

런던의 북서쪽의 Camden구의 Somers 타운

➣ 기간

1997년 2월과 4월 사이 세션 5회

➣ 지원

본 조사는 1996년에서 1997년 지역사회보건안전조사(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 NHSA)의 일부로서 Women's Design Service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에 의해 조직되었

다. NHSA는 Camden의 공동 자문위원회에 의해 3년간 프로젝트의 펀드를 받고 있다. 심사는 

지역주민 홀에 기반을 두었다. sylheti를 말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에 의해 통역이 제공되었

으며 전시회 설명은 프리랜서 통역가에 의해 번역되었다.

➣ 배경

1996년 Camden의 방글라데시 거주자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4세 사이의 21%의 방글라

데시 여성이, 45세 이상 여성에서는 83%가 자신이 장기간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고 한

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조사들은 Somers 타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서 고도의 

육체적, 문화적,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에 고통 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모두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인종차별 폭력의 역사가 있다. Somers 타운의 쇼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은 여성들이 필요한 만큼 자주 외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이들 여성의 음식섭취

와 운동, 웰빙, 사회적 교류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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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여성들은 지역주민 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처음 만났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스케

일 모델이 사용되었고 통역이 제공되었다. 여성들은 이 지역의 안전과 삶의 질에 해 토론했

으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상점이 적고 파는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

였다.

그들은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Chalton Street의 금요시장에 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장이 몇 

시간 밖에 열리지 않으며 주로 옷과 가사용품을 파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여성들은 적정한 

가격에 신선한 음식을 사기 위해 너무 비싼 버스요금을 내고 Camden 타운까지 가야만 한다. 

이러한 토론을 거쳐, 여성들은 Chalton Street와 다른 지역 점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여성들은 초창기 토론할 때 문제제기 하였던 지역을 사진 촬영했다. 또한 Chalton Street의 

시장이 열리는 날과 열리지 않는 날을 방문하여 활동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지역의 판

자로 둘러싼 많은 점포들을 촬영했고 Drummond Street의 거리 외관과 조해보았다. 

Drummond Street는 좀 더 북적거리는 방글라데시 쇼핑 지역이다. 15분이 걸리며 중교통으

로는 가기가 힘들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그룹은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좀 더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점포들을 추가하는 것에

서 나아가 그들은 쇼핑 시설의 부족이 지역주민의 경제발전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자 했다. 그들은 상점과 비즈니스를 하려는 지역주민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

브와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룹은 또한 점포의 부족이 이 지역 주민의 보행 활동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그들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좀 더 오래 개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상점 앞이 보다 매력적으

로 변모하며 지역 내 자연스러운 파수꾼을 늘릴 수 있도록 오픈하기를 고 했다. ‘쇼핑 조사’

는 1997년 7월 NHSA(지역사회 보건안전조사)의 착공식에서 전시되었으며 이러한 안들은 지역 

재생 팀의 멤버들에게 소개되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본 조사는 지역 쇼핑 시설들이 어떻게 커뮤니티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

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지역에 새로운 과일 및 야채 가게가 생기고 지역 슈퍼마켓의 

확장과 개선이 있었다. 음식생활협동조합, 오가닉 카페와 local food-growing project(the Green 

Pepper project)같은 아이디어들이 NHSA의 마지막 해에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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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말리 여성의 놀이 여가 시설 조사(Somali Women's Play and Leisure Facilities 

Audit)

➣ 목적

본 조사는 북 Camden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놀이 및 

여가 시설들이 제공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소말리 여성들이 체육 레저 서비스

를 이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이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레저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The Somali Women‘s Neighbourhood Health and Safety Group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소말리 여성그룹Somali Women's Group

으로부터 구성되었다. 모든 여성들은 런던의 북 Camden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 조사 지역

북 Camden 운동장과 Swiss Cottage 도서관 그리고 레저 센터

➣ 기간

1997년 11월과 12월 사이 2시간 짜리 아침 세션 6회

➣ 지원

본 조사는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Community Safety Officer와 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NHSA 1996/1999)와 소말리어를 할 수 있는 조교가 참여하였다. 본 심사 세션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가 주관하였으며, Somali Women's Group과 Somali 

Women's Refugee Centre의 운영자의 도움을 받았다.

➣ 배경

소말리 여성은 런던의 새로이 정착된 소수인종 커뮤니티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Camden구에서 그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들은 내전으로 소말리의 집과 일터를 버

리고 피난 온 사람들로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점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골 마을

에서 올라온 피난민들에게는 거 한 도시환경에 거주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

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Camden 의회의 이주민 정책은 구에 새로이 정착한 정착민들을 전 구로 골고루 분산시켜 

기존 커뮤니티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많은 소말리 여성들을 고립

시켜 이들을 사회화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소말리 여성이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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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악한 임시 주거 시설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커뮤니티, 건강, 사회와 레저 시설에의 필요

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차이는 이들이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낳고 있다. 

➣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토론은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가 조사 과정을 설명했고 여

성들은 건강과 안전 등에 한 이슈들에 해 이야기 하였는데 특히 지역 내에서 레저 서비스 

제공 시 문화적 특성에 한 이해 부족에 해 말했다. 조사단은 놀이터 3곳과 NW6와 NW8

지역의 오픈 스페이스, 또한 Swiss Cottage 도서관과 레저 센터를 조사 상으로 선택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안전 체크항목을 각각 만들었고 열정적으로 그들이 방문한 놀이터의 모든 관련 사

항들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테이프 녹음기로 그들이 찾아낸 것들을 담았다.

Swiss Cottage 도서관에서는, 조사단은 사서 한명을 만나 도서관을 둘러보고 그들 관심사에 

해 토론했으며,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사진 촬영하였다. 레저 센터에서는 스태프

가 없어 리셉션 지역만 둘러볼 수 있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단은 다양한 연령 에 맞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춘 안전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소말리 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2개 국어의 도서와 오디오 테이프

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소말리어로 된 정보 전단지와 표시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레저센터에서는 조사단은 그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했다. 그곳에는 소말리에 관

한 정보가 없었으며 그들은 소말리 여성이 스포츠 활동을 하려면 여성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

는 것을 센터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 이후 조사단은 Swiss Cottage 도서관과 레저 센터에 제안 사항을 편지로 보냈다. 도서

관은 결과적으로 소말리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은 펀드를 할당했다. 소말리 여성 심

사의 표들은 역시 그러한 제안을 수행하는 실행 그룹의 일부가 되었다. 조사 결과 전시회는 

1998/1999년 Camden에서 열리는 4개의 공공건물에서 열렸으며 부서와 기관에서 선정한 결과

들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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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말리 여성의 주거 시설과 보건센터 조사(Somali Women's Housing and 

Health Centre Audit)

➣ 목적

본 조사는 북 Camden에 거주하는 소말리 여성들이 주택과 건강 서비스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혹은 언어적 장벽이 있는지 규명

하고 기관에서 이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The Somali Women‘s Neighbourhood Health and Safety Group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소말리 여성그룹Somali Women's Group

으로부터 구성되었다. 

➣ 조사 지역

조사단은 Belzw Prioy 보건소와 아동클리닉과 NW6의 Solent 보건소를 방문했다. 그들은 또

한 Camden구에 있는 새집re-housing 거주를 위한 지원서의 디자인과 작성양식을 살펴보았고 

지역 당국 건물의 하자보수 상태를 점검하였다. 

➣ 기간

1998년 2월과 3월 사이 오전 세션 6회

➣ 지원

본 조사는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Community Safety Officer)와 지역사회보건안전조사단

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NHSA 1996/1999)와 소말리아어를 하는 조교가 함께 

수행하였다. NHSA는 Women's Design Service가 이끌고 있으며 Camden의 공동 자문위원회

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본 조사 세션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가 주관하였으며, Somali Women's 

Group과 Somali Women's Refugee Centre의 운영자의 도움을 받았다.

➣ 배경

Camden에 거주하는 다수의 소말리 여성은 지난 5년 동안 영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한부모이다. 그들이 거주할 적절한 주택을 찾고 그들 자신 및 가족의 건강문

제를 관리하는 것은 그들이 재정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

적이고 언어적인 이유들로, 소말리 여성들이 영국에서의 사회 주택social housing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 도착한 이들은, NHS로부터 그들이 얻을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 반면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정보들은 그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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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조사단은 소말리 여성들이 주거시설과 보건소 이용에서 얼마나 언어 문제, 통역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해 토론하였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보건소와 병원을 선정하여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 후에 조사단은 Camden 의회에서 만든 주거시설 입주 신청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 중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는 집을 직접 방문

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보건소 매니저와 보건소 방문단 리더와 접촉하여 보건소와 2개의 병원을 방문하였

다. 방문 전에 체크리스트와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였고 조사 중에 관련 사안들은 사진

으로 찍었다. 이후 조사에서 조사단은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는 여성의 집을 방문하여 문제점

을 찾아내고 사진을 찍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결과 이 시설들에는 통역이나 번역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원 시스템이 없어 

소말리 여성들이 보건소나 주거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이 밝혀졌다. 보건소에서는 시설의 

위치와 표지판에 문제가 있었다. 안내소에는 소말리어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며 기실에

서도 어떠한 놀이 시설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태프와의 토론에 있어서도 소말리와 문화 

차이를 느꼈으며 소말리 방식의 아이 양육과 가족계획이 언제나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스태프는 이러한 주제에 관해 심화된 교육이 유용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새집 거주를 위한 지원 양식에는 소말리 여성들이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운 몇 가지 특성과 

표현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지원자가 양식을 채울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소말리어로 된 안내

가 없었으며, 어떠한 언어 보조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지도 않았다. 일부 개인 정보가 요구되었

는데, ‘생년월일’과 ‘성’과 같은 사항들은 다양한 문화적 번역을 통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었다.

또한 공공 주택의 사소한 보수와 유지에 있어 도움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 소말리 여성들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언어소통의 

문제와 보건 시스템에 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치료받지 못하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 결과는 Camden의 주택부와 건강 당국에 소개하였다. 제안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새집

거주를 위한 지원 양식의 표현을 바꾸기, 소말리 지원자가 겪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도

록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그리고 소말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중 일부를 훈련시켜 주택 부서

에서 소말리 여성 지원자로 일하게 하기.

소말리어로 말할 수 있는 DIY 과정 역시 여성에게 그들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주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향상시켰고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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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문가 조사지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전 문 가 조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행(女幸)팀에서는 여행(女幸)프로젝트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역 여성정책으로 도시 여

성의 경험과 관점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요소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 참

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5개 핵심 

정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일상 전반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삶의 질 향상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여행 프로젝트 수행으로 서울 여성의 전반적 삶을 행복하게 하고자 전문가 

여러분의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여행 

프로젝트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12월 12일(금)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서면자문확인서는 서명하시어 팩스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중에 본 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연구책임자 조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행 장)

공동연구자 백경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 락 처
e-mail : happyw_08@yahoo.co.kr
Tel : 810-5011,5019 Fax : 810-500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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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시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정책

_____②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 정책

_____③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닌 일상생활을 다루는 여성 정책

_____④ 시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 모델

_____⑤ 기타( )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여행 프로젝트 중 잘 되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_____① 돌보는 서울 _____② 일있는 서울 _____③ 넉넉한 서울 _____④ 안전한 서울 

_____⑤ 편리한 서울 _____⑥ 없다 _____⑦ 잘 모르겠다

3. 귀하는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돌보는 서울 _____② 일있는 서울 _____③ 넉넉한 서울 _____④ 안전한 서울 

_____⑤ 편리한 서울 _____⑥ 없다 _____⑦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여행 프로젝트하면 어떤 사업이 떠오르십니까?( )

_____① 서울형 어린이집 _____② 여성 일자리 창출 

_____③ 문화시설에 수유실 및 놀이방 설치 _____④ 안심 콜택시 

_____⑤ 여성 화장실 변기수 증설 _____⑥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

_____⑦ 기타( ) _____⑧ 없다

5. 귀하는 여행 프로젝트의 다음사항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 기존의 시정에서 운영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3
여성정책 부서에서 사업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4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나 여성들이 생활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5
여행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중산층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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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성과 도시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아래에 제시한 영역이 여성친화

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

6-1 공공시설 

_____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_____② 수유실, 육아휴게실(엄마와 아동이 쉴 수 있는 공간),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

_____③ 유모차, 휠체어, 아동동반 여성의 통행이 편리한 입구 및 공간 구성

_____④ 여성, 아동, 노약자 등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_____⑤ 기타( )

6-2 공원 

_____① 접근과 통행이 용이한 무장애 공간(Barrier-free) 조성

_____② 가로수 개수 증대 및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_____③ 수유실, 가족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

_____④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_____⑤ 기타( )

6-3 주차장 

_____① 진입과 통행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

_____② CCTV 설치 및 사방이 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_____③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의 통행 공간 확보

_____④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_____⑤ 주차장 내 위치 판단이 용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_____⑥ 기타( )

6-4 화장실

_____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 모색(비상벨, CCTV 설치)

_____②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 체계 마련

_____③ 아동, 노인 등의 이용이 용이한 접근성 확보

_____④ 여성화장실 변기 수 증대로 화장실 혼잡 방지

_____⑤ 외부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배치

_____⑥ 유아용 세면대 및 변기, 기저귀 갈이대 등의 유아편의시설 설치

_____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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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7-1 인도 및 보도

_____①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Barrier-Free) 공간 구성

_____②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

_____③ 보행에 편리성을 보장하는 블록 및 바닥재 사용

_____④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나 사방감시가 가능한 거울 설치(여성의 불안감 해소)

_____⑤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

_____⑥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판 등의 선적물 관리

_____⑦ 기타( )

7-2 지하보도

_____①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

_____②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_____③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로프트 등의 지원 장치 및 바닥재 고려

_____④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한 쾌적성 확보

_____⑤ 기타( )

7-3 횡단보도

_____① 여성, 노인 및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Green light) 횡단 시간 조정

_____②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난간 높이의 최소화

_____③ 횡단보도 사이에 임시쉼터 설치로 안전성 확보

_____④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바닥 구성

_____⑤ 기타( )

 교통

8-1 지하철

_____① 여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 운행 시간 조정 또는 연계 교통수단 확보

_____②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

_____③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방감시가 가능한 체계 구성

_____④ 지하철역사내 수유실 등의 여성편의시설 운영의 활성화

_____⑤ 기타( )

8-2 버스

_____①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

_____② 버스정류장의 야간 조도 확보로 야간 안전성 모색

_____③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기사 교육 실시

_____④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여성들을 고려한 유니버설 버스 디자인

_____⑤ 기타( )



부록 ❙  181

8-3 택시 

_____① 여성전용콜택시(여성운전자 배치), 안심귀가서비스(탑승 택시 및 도착지에 대한 문자

서비스)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 이용자의 야간 안전성 확보

_____② 야간운행시 실내조명등 켜기 등으로 여성 이용자 불안감 해소

_____③ 택시 승강장의 접근용이성 및 야간시 조명 조도 확보

_____④ 택시 내 금연 환경 확보 등 쾌적성 모색

_____⑤ 기타( )

 주거

9-1 주민자치센터

_____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_____②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공간 구성

_____③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공간 제공

_____④ 지역공동체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공간 마련

_____⑤ 기타( )

9-2 주거환경

_____①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문화․체육 시설, 공부방, 직거래장터 등)구성

_____②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여성의 안전 보장

_____③ 근거리에 방과후 학교, 휴일 학교 등의 대체 교육 기관 운영

_____④ 공동 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체계 구성

_____⑤ 기타( )

9-3 놀이터

_____① 아동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설계

_____②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

_____③ 아동의 성과 연령을 고려한 놀이 공간 제공

_____④ 자연 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 구성

_____⑤ 기타( )

 건강 및 식품안전

10-1. 정신건강

_____① 지역 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

_____② 여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

_____③ 지역 아동 및 여성 대상 심리치료센터 운영 (지역 내 대학 심리상담소 연계)

_____④ 갱년기 여성 자조모임 지원

_____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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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식품안전

_____① 먹거리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_____②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

_____③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감시 필요

_____④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등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_____⑤ 기타( )

서울시는 전문가 그룹의 협력을 통한 여행 프로젝트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여행 동

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귀하께서는 ‘여행동반자’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서울시는 여성의 관점을 도시정책에 반영하고 여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분

과의 19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행 동반자 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여행동반자는 도시 정

책 설계단계부터 정책시행과정까지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여 각 시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12. 여행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여성정책 수립에 전문가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_____② 중요하지 않다 _____③보통 _____④ 약간 중요하다 

_____⑤ 매우 중요하다

13. 여행 동반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규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영역당 50명 정도인 규모 전문가 집단

_____② 영역당 20-30명 정도인 중규모 전문가 집단

_____③ 영역당 5∼10명 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

_____④ 규모 집단과 소규모 집단 병행 운영

_____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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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울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

2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담당 영역에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4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설문(온라인 자문 포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5
젊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6
여성 관련 학술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기타

서울시는 일반 여성들이 생활에서 여행 프로젝트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여성으로 구성된 ‘여행프로슈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여행동반자의 운영개선방안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각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5. 동반자그룹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생각하십

니까?

_____① 정책의 기획 및 실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과 평가를 담당

_____② 서울시의 각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참여

_____③ 웹 사이트나 온라인 자문 등을 통한 사안별 의견 제시 

_____④ 여행 프로젝트에 관련한 신문 기고 등 여론조성 및 홍보 활동

_____⑤ 기타( )

16.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평가에 있어서 일반 여성의 참여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_____② 중요하지 않다 _____③보통 _____④ 약간 중요하다 

_____⑤ 매우 중요하다

17. 2008년도에는 여행 프로슈머단은 지하철 화장실, 공영 주차장, 지하보차도, 안심 콜택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슈머단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공공시설 _____②공원 _____③ 주차장 

_____④ 통행권(인도, 지하보도, 횡단보도) _____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_____⑥ 주거환경 _____⑦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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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구 단위 여성정책결정 자문의 역할

2
여행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구 단위의 조사 및 지원 

역할

3 자치구내의 여성 네트워크 형성의 기능

4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는 프로슈머단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여성정책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

_____②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_____③ 여성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

_____④ 일반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

_____⑤ 기타( )

19. 프로슈머의 활동 단위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① 서울시 단위 _____②구 단위 _____③ 동 단위 _____④기타( )

20. 서울시는 2008년 지역사회에서 여성 전문가와 일반여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자치구 여행포

럼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약 800여명의 여행 포럼단이 조성되었는데 포럼단 역

할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여행 프로젝트가 서울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_____① 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

_____②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 (공모 사업 등)

_____③ 공공시설, 시 주최 주요 행사 부스에 책자 비치 등을 통한 홍보

_____④ 여성의 날 등에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_____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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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하의 전문 분야에 관련하여 여행 프로젝트에 제안할 사항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

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_____① 남 _____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는 어느 분야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_____① 학계 및 연구자 _____② 시민단체 _____③ 공무원 _____④ 협회 및 기관 종사자 

_____⑤ 기타( )

4. 귀하의 전문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① 정치 _____② 경제 ____③ 사회․문화 _____④ 교육 

_____⑤ 여성 _____⑥ 행정․법 _____⑦ 복지 _____⑧ 가족 

_____⑨ 노동 _____⑩도시․교통․건축 _____⑪환경 _____⑫의료 _____⑬기타( )

긴 시간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여행 프로젝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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