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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는 과거부터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아직까지도 여

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하기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지방자치의 실

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특히 제주지역

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광역의회만 존재

하는 특성상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이는 제

주지역 여성의 주체적 성향 및 기대되는 역할과 동떨어진 결과로서,여성의 지방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도민

인식조사는 인구사회적 특성,정치참여 여부에 따라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였고,전문가 면접조사에서는 여성의 정치분야 진입시 필요요

소 및 장애요인,확대방안을 인터뷰하여 내용분석하였다.주요 연구결과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관심도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거주지,정치참여 경험

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성별과 거주지는 9개 문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정치참여 경험은 8개 문항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반면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7개의 세부문항 중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6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리고 성별(3개 문항),학력(2개 문항),가계소득(2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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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문항 중 성

별,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성별은 4개 문항

에서,거주지는 3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리고 학력

(2개 문항),정치참여 의향(2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를 면접 조사한 결과,전․현직 여성의원은

전문성,정치자금,마인드 및 공직 우선시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성정당인의 경우 공정한 공천과 역량 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을 면접 조사한 결과,전․현직 여성의원

은 자금운용능력과 조직력 부족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지적하였고,여성

정당인의 경우 가족들의 지지 부족,다양한 멘토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여섯째,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면접 조사한 결과,전․현직 여성의원

과 여성정당인 모두 여성 정치의 필요성과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외에는 전․현직 의원의 경우,여성후보자 공천여건 조성 필요,남성중심 정

치문화 개선,여성 정치선배 멘토링을 제안하였고,여성정당인의 경우 지속적인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운영,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보육의 공공화 등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의 지방정치 활성

화 방안을 제도적 차원과 사회․문화의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우

선 제도적 차원으로는 첫째,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둘째,(가칭)여성정치인 육성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셋째,남녀동반

선출제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넷째,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다음으

로 문화․인식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첫째,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및 차별성

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둘째,전․현직 여성의원의 사회공헌 확대 및 의정활동

이슈화가 필요하다.셋째,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넷째,여성정치인 양

성교육이 필요하다.다섯째,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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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증 분석과 면접조사를 병행한 연구로서 실증 평가만으로는 파악

하기 어려운 여성 정치참여시 장애요소,필요요소 등을 실제 정치참여 경험이

있거나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면

접조사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고,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

안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여성,지방의회,정치참여,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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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제 1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논의를 지

방자치에 초점을 두고,여성의 지방정치참여의 의의,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흔히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아직

까지도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 중 가장 낮은 부분은 의사결정 참여 부문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에 의하면 여성이 정치부문 즉

의회의원으로 참여는 2004년 이후 13%를 넘어섰으나,IPU(국제의원연맹)회원국

평균 19.1%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그러나 인류역사상 여성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현재도 여성의 정치력이 인정받

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1).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0대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명

실․김혜연,2005).과거 여성의 의회참여율은 극히 낮아서 1948년 초대부터

1992년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이며,그 중 제주지

역은 0%였다.17대 국회(2004년)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10명,전국구 29명 등 총

39명(13%)의 여성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였으며,여성의원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

록하였다.제주지역도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여성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

회에 입성하였고,지방의회의 경우,현재2)까지 비례대표직으로만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영국의 마거렛 대처 수상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의 최초 민선 여성대통령인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필리핀의 

아키노 전 대통령, 세계 최초 여성 수상인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케, 일본의 사회당 당수인 도이 여사, 우리나

라의 박근혜 대통령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이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된 바가 있다.

2) 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은 1995년 1명, 1998명 1명, 2002년 2명, 2006년 5명, 

2010년 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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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은 과거부터 여성주도형 농어업사회였다.특히 제주해녀공동체는 마

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책공동체 및 경제활동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하였

다.제주의 여성은 의존적이기보다 독립적이고,주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

가받고 있다.현재 제주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3)은 높은

반면,공직 진출 및 고위직 진입에서의 유리천장은 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4).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독립적인 성향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

한 반면,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직 및 고위직으로서 참여

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반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여성이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특히 정치영

역에서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

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짐에 따라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하는 것

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2010년 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전국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광역의원 14.8%,기초의원 21.6%인데 반

해,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의원 12.2%5)에 그치고 있다.그나마도 모두 비례대표

직이며,선출직 여성의원은 한명도 없다.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위상 및 기대되

는 역할과 동떨어진 결과로서,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한 이

유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낮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실태 및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계 51.0 광주 50.9 충남 52.3

제주 61.0% 대전 48.6 전북 47.9

서울 53.1 울산 40.4 전남 53.2

부산 47.5 경기 49.9 경북 54.7

대구 50.3 강원 48.2 경남 50.8

인천 52.1 충북 53.1 - -

3) 행정구역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3년 11월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 고용통계(kosis.kr)

4) “제주도 여성공무원 비중 전국 꼴찌”(제주의소리, 2013년 10월 25일 기사), “여성교원 증가 불구 고위직 낮

아”(제민일보, 2013년 10월 25일 기사)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 41석(선출직 29석, 비례대표 7석, 교육의원 5석) 중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5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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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의 지방정치참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이를 통해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의의,여성 정

치참여 여건,여성 정치참여 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였다.여성 정치참여 특

징에서는 선거제도,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여성 정치참여 현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그리고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는 스웨덴,프랑스,독

일,일본 사례를 검토하였다.

둘째,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

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 정당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조건 및 장애요인,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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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방법

∘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의의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 해외사례 검토

∘ 여성 정치참여 현황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 여성 정치참여 인식조사(제주도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 SPSSwin18.0을 이

용한 차이 분석

 

∘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확대

방안 조사(전․현직 여성의원,여성 정당인)
∘ 면접조사(interview)

[그림 1-1]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여성의 지방정치참여 의

의,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전략을 도출

하는데 필요한 연구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실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민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정치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 정당인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여성 정치참여시 필요요소,장애요인,확대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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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하였다.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고,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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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의의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 해외사례 고찰
￮ 선행연구 검토

⇩

제 3장 연구의 설계

⇩

제 4장 분석 결과 및 활성화 방안

제주도민의 여성 정치참여 인식 분석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 분석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

제 5장 결론

￮ 주요 연구결과 요약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림 1-2]연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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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여성과 지방정치참여

1.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관심사항을 그들의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결정․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따

라서 지방자치는 ‘특정인’의 그리고 ‘중앙’의 독점물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정치

를 그 동안 배제되었던 ‘지방’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와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박옥순,2010재인용).

즉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

히 수용시킴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이

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또한 지방의회는 지

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기우,1995).

지방정치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운영되는 지방정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자신들의 문

제해결을 자신들이 해나갈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둘째,지방정치는 중앙정치

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정치적 욕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정치를 통해

서 관여하기 힘든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주민의 삶에 있어 실질적인

부분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셋째,지방정치는 경험이 부

족한 정치지망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 정치훈련의 무대이다

(정미선,2010).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집단의사결정,즉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

이다.이와 같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정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주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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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이라고 한다.따라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민주선거를 통하여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ㆍ분석ㆍ체계화 하여 이를 지방의 정치ㆍ행정ㆍ경제ㆍ사회ㆍ

교육ㆍ문화의 제 영역에 반영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에 언제나 전체 주민의

대표라는 인식 하에 부분의사와 전체의사를 구분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유삼

열,1991).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자로서

주민의 이익과 의사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가지며 한편 의원들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할 정치ㆍ윤

리적 의무도 지니고 있다.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마련될 때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다(조현수,2005).

2.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즉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의 필요성 문제는 민주주

의의 기본이념인 기회의 균등이나 다수결원칙,인간 존중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

를 갖는다.바크라크(Bachrach)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공의 이익은 폭 넓은 대

중 참여에 의해서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배제는 인구의 반을 공적

이익의 반영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여성이 과소 대표된다는 것은 근본적으

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즉,여성이

정치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라스웰(Lasswell)이 지적한 정치에

있어 ‘어떻게’,‘언제’의 문제보다 ‘누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느냐가 정치참여

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누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논리는 결국

민주정치의 이념과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규범 외에도 여

성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 정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남성 중심의 정치에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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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치스타일,정치문화를 투입할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이유에서 여

성의 정치참여를 찬성하고,확대하기를 주장하는 근거도 존재한다.즉,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전통적 역할 때문에 정치적이고 공

적인 영역에 진입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관심분야도 환경보호나 사회

복지,빈곤,물가 등 온정적이고 인도주의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이승

희,1993).실제 공직에서의 활동내용을 보면 여성이 여성관련 법안에 보다 적극

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정치가에 의한 여성 이익 대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정치와 생활영역의 문제는 여성정치인에

의해 보다 잘 대변된다고 볼 수 있기 대문에,여성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

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경험론적인 주장은 설득

력을 갖게 된다(박혜자,2000).

또한 정치권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존재함으로써,오늘날 정치가 노

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궁극적으로 정치발

전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대안적 연구도 실행되고 있다.남성지배의 정치는 가

부장적 정치구조와 권력 나눠 먹기 식의 패거리 정치문화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 부패와 비민주성,비윤리성의 문제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의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이론의 원리적이고 규범적 측면이나,

남성과 다른 여성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

니고,궁극적인 체제․국가의 정치발전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다.여

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인데 손봉숙과 조기숙은

‘여성이 작게는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크게는 차별 없는 전 인류가 평

화롭고 조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손봉숙ㆍ조기숙,

1995).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정부가 여성 정책을 다루는

데는 주로 선거,국제사회의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다.여성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 왔는데,이 과정 속에서 이를 처리하는 이해 당

사자에 의해 변화,왜곡되기도 한다.여성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선출직에 여성들이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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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다시 말해 선출직 여성의원들의 확대는 여성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마찬가지로 지방정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

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는 여성단체장,여성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이 가

장 크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성의원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여성 관련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

를 발표하고 있다.특히 여성이 지방자치시대에 주역을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찾아보면 첫째,여성은 정치적 동기에서 차이를 보

인다는 점이다.여성은 지역의 지도자가 “정치가”라기보다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권력욕보다

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를 목표로 출마한다.정당원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여

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사회봉사를 위해 정

당활동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둘째,여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탁자”라기보다는 주

민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자”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지방자치

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앙의 간접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라면 자신을 “대리자”로 간주하는 여성의원은 이 목표에 보다 잘 들어맞는

다고 할 수 있다.

셋째,여성의원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에 소비하며 더 열심히

활동에 임한다는 점이다.이는 아무래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가 여성에게 더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그리고 소수자로서의 위치가 “여성

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사실이다.여성은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힌 경

험을 살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다.지방정치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질 생활 정치의 쟁점들은 여성들의 전문분야로 인식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생활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무시되어 왔으며,

정치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예를 들어 2세를 임신하고 출산

하는 여성의 모성에 대한 보호,어린이 양육,학교교육,여성과 아이들,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쓰레기 처리,깨끗한 공기와 물의 보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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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스 보급,버스노선(특히 마을버스),병원 또는 보건소 방문 등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이 가정생활을 운영하면서 당면하는 과제들이다.이런 점에서 생활영역을

담당하는 여성들이야말로 생활자의 요구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지방자치가

실현해야 할 생활정치 실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주체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로서 그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여성

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지방화시대의 현싯점은 바로 여성의 생활정

치참여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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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1.선거제도

1)여성할당제

여성 할당제(GenderQuotaSystem)란 잠정적인 우대조치의 하나이며,‘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

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

(안진희,2010).여성할당제는 대상,법적 구속력의 정도,자격요건의 관련 여부,

쿼터 크기의 기준,적용영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이에 따라 개념

정의도 달라진다(김선욱,1997).즉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을 약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

그램”으로써 과거 차별의 결과를 교정하거나 차별 받는 그룹의 특수한 요구를

보충하는 과정이며,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전에는 여성에게 폐쇄되었던 분야에

여성이 통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노력이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건 형성의 의지와

변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여성 상황을 고려한 평등 촉진 정책이다.

현재의 정치․사회․경제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려면 지금까지 차별이 존재했다

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한 영향으로 현재 여성의 권리 행사

에 장애가 있어야 하며 제안된 조치가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대부분 파악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힘든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차별을 구조적 차별이라 하며,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고위직,책임과 권한이 있는 지위,의사결정직에 여

성의 대표성이 적은 것으로 입증된다.그러므로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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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자격

자격무관할당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놓고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비

율을 이행.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비율을 정하여 어느 한 성이 대표성에 못미치는 경우 그 

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격만을 구비하면 임명하는 방법.

동일자격 시 

우선적 고려 

할당제

자격에 관해 남녀 구분 없이 평가하고 동일한 자격일 경

우 지금까지 대표성이 부족했던 성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

법적효과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확정된 할당률과 목표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규제, 감독 등

으로 강제화.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기업, 정당 등에 대해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보조

금, 재정적 이익, 조세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

특히 정치,고용,교육부분에서 남녀 모두에게 적정한 비율의 자리를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할당제가 다루어지며 이에 의해서만 각 부문의 구조적

인 변화가 촉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할당제는 현존하는 차별이 없어질 때가지 필요한 조치이다.즉 할당제

는 평등이 실현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치이다.그러므로 할당제 규정의

성격은 임시적이며 한시적이다.물론 할당제가 실시되는 개별 영역 마다 여성차

별 상황이 같지 않으므로 그 시한도 각기 다를 수 있다.

할당제를 뜻하는 “Quota"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몫,배당,지분을 의미한다.여

성의 수적인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

로 하는 적극적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

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

원,1994).

(1)여성할당제의 형태

여성할당제는 <표 2-1>에서와 같이 구분되며,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외되었

던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선거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각 정당

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2-1>여성할당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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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방침

정부의 지침, 행정지도를 통해 할당제 실시가 바람직하다

는 영향을 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자발적인 실시

를 유도.

목표

할당제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위나 직위에 여성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입법자는 목표

율만 정해주고 집행에 대해 적용은 개별적으로 위임.

확정

할당제

채용이나 피교육자 선정 등에서 대표성이 낙후된 성에 대해 할당 목표에 도달

할 때까지 우선 고려를 통해 결정.

출처: 곽형대(2006). 여성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가)자격과 관련된 할당제

일정률의 여성을 확보함에 있어 그 직위나 자리에 자격요건에 대한 차이가 있

을 경우 여성 할당제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첫째,자격무관할당제로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그 비율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다.둘째,최소자격요건 할당제로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어느 한 성

이 대표성에 못미치는 경우,그 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만을 구비하면 임

명하는 방법이다.셋째,동일한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로서 그 직의 임명

이나 인사 결정시의 고려에서 비율을 정하고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남녀 구분 없

이 평가하되,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 대표성이

부족했던 성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다.넷째,동일가치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할

당제로서 세 번째의 동일한 자격대신 ‘동일한 가치’의 자격만이 다르다.세 번째

의 동일한 자격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자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동

안의 경험과 법적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동일한 가치’의 자격이 더 적합한 개념

이라는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이다.위의 형태들은 우리나라의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의 도입에 활용되었다(곽형대,2006).

(나)법적 효력과 관련된 할당제

법적 효력과 관련된 할당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첫째,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로서 확정된 할당률이나 목표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이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형태로 명령적 할당제라고도 한다.둘째,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로

서 국가가 기업 등에서 효과적인 여성 지원 조치로서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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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재정적 이익,조세상의 혜

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셋째,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할당제로서 이는 할당제

의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영향을 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자발적 실시를 유

도하는 것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이 따른다

(곽형대,2006).

(다)목표여성 할당제와 확정 여성 할당제

이는 할당제의 실현이 점진적인 목표인가?아니면 결정 당시에 영향을 갖는가

에 따른 구별이다.첫째,목표할당제로서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위나 직위에 여

성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목표율만 정해주고 그 집행에

대하여는 각 적용 영역의 개별 규정에 위임하는 방법이다.둘째,확정할당제로서

채용이나 피교육자 선정 등에서 남녀 할당을 정하고 지금까지 대표성이 낙후된

성에 대하여 할당 목표제가 도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형태

이다.우리나라는 여성공무원 채용 할당제와 정부 위원회 여성 할당제 등에서

목표할당제를 채택하여 그 목표율을 꾸준히 상승 시켜나가고 있다(곽형대,

2006).

2)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서,개정 공직선거법 중 여성의 의회진출에 가장 기여한 조항이 바로 비례

대표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기존 시ㆍ도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비례

대표제를 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여성후보자 추천제를 도입하여 후보자 중 100분

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

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은 2006년 선거결

과 여성의 비약적 의회진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6).

6) 이는 강행규정으로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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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7)에 비해 비례대표제8)가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긍

정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man,2002;

Rowling,2004).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

성 지배적인 정치문화와 정당조직,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뿌리 깊은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로 인해 지역구 활동에서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정당에 투표하게 되는 비례대표제의 경우,이러한 문

화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하는 것이다.

3)중선거구제

선거구의 크기에 관한 논의는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

로 기존의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당선비율이 낮았던 원인 중의 하나가 소선거

구제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조갑련,2013).

2006년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

하는 중대선거구로 전환되어 다수의 여성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리

고 2010년 제5차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을 권고제에서 의

무제로 변경하면서 위반시에는 등록무효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선거구의 광역화는 외형적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 선택의 외연을

넓혀 정당구도의 변화를 노정할 수 있고,내용적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치신인의 의회진입 기회 확대’등을 통해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주의 극복

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 여성의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 할 것이다.

7)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손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구별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8)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의

원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총선에서 당시 원외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비례대표제 덕분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

력이 44년 만에 원내에 처음 진출할 수 있었다.(“민주노동당 약진 의의”, 스포츠서울 기사, 200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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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안진희,2010재인용)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여성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첫째,유권자들이 다수의 투표를 하게 될 때에는 여성에게 일종의 성평등 지향

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둘째,중선거구제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2～3명 또

는 그 이상의 복수 공천을 하기 때문에 후보공천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여성후보자의 공천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기존의 정당이 주저하고 있으나,중선거구제에서는 여성후보자의 공천이

훨씬 쉽고 여성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의회에만 적용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기초의

회가 없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2.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1)사회적 저해 요인

(1)성 역할의 고착화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성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세가

높지 않다.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뿌리 깊은 고착화이다.

성 차별은 하나의 성이 다른 성에 의해 열등시 되는 것으로 고정적인 성역할

에 의해 나타난다.즉 성 역할이란 남녀를 구분시키는 특징에 대한 사람들 사이

의 합의된 신념(I.K.Broverman,1972)으로 이러한 합의된 신념은 남녀의 생리

학적․해부학적 차이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따르는 기질,성격,능력의 차이를

상정해서 권리,특권,노동,의무 등을 분리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화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성 역할 행동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

치한다.즉 남자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며,여자는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가사일과 어머니로서의 임무

를 갖는다(이춘호,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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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 역할의 차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성 역할에

의한 성 차별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의 전통

적 여성관은 가정의 영역 내에 여성의 활동범위를 국한시키고 있으며,권력의

배타적 속성상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교적 사고가

잔재해 있다.즉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사회적 인습의 높은 벽으로 둘

러싸여 있는 것이다(이영애,1995).

또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부터 정치는 남자가 하는 것으로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를 인식시켜 왔기에 유권자들은 능력을 구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남녀 구

별없이 대부분 남성후보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정당에

서는 여성후보의 낙선이 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을 정당의 공천과정

에서 누락시켜 왔다(장성자,1994).

이와 같이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가정과 가족 내에서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여성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2)가부장제적 사회구조

근대 시민사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

다.평등은 정치적 평등으로부터 출발한다.즉,시민은 출생에 따른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제력을 가진 남성만이 정치권력을 소유해왔고,여성은 남

성의 부속된 하나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다.근대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귀

족의 지배를 없앴으나 남성의 지배는 계속 유지시켰고,여성은 가난한 남성,유

색인종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에 불과했다.따라서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정치이며,현재

의 정치판도는 남성지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희,1993).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여성

해방론자들의 경우는 여성문제의 핵심이 여성의 예속과 억압을 근본구조로 하는

가부장제와 그 문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정의숙,1985).가부장적 문화란 바로

열등권 곧 남성우월권의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유

지되고 강화된 것이다.이러한 문화 영역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여성들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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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공기를 마시고 살 듯 남성우월성과 여성열등성에 대한 깊은 비판적 성찰 없

이 살아온 것이다(주준회,1989).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가부장적인 제도와 규범,가치관은

산업화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이렇게 윤리적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

려 있고 여성의 최우선적 임무가 가정에서의 역할 즉,가정주부라는 사고가 지

속되고 있어 가족법이나 직장 내에서의 차별은 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MarianPalley,1998).

(3)여성의 정치사회화 의식 결여

정치사회화란 정치적인 역할을 배우기 위해 훈련되는 방법으로 한 개인이 정

치에 끌려들어 가는 과정이며,그것에 의해서 사회성원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형성해 가는 학습과정이라 하겠다.즉,각 개인이 그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치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치적 태도 및 가치,이데올로기를 습

득하는 과정인 것이다(G.AAlmond,1960).

여성 자신을 정치에 참여하지 않도록 동기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평생 동안 체험되는 이와 같은 정치 사회화 과정이다(김재영 외,1990).여성의

정치사회화를 중요한 문제로 보는 까닭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불평등한 상태이지

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특히 부진하기 때문이다.사회화과

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고,가장 남성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생활인 정치 분야에서 더욱 소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다시 말하면 여성이 정치참여에 있어서 소외된 이유는 여

성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과정에서 탈정치화의 경향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유혜숙,1994).남성이나 여성이 모두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남성은 정치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정당에 대한 정향,정

책결정과 정치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에 관한 것을 얻게

되는 반면에 여성은 이러한 정치사회화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다른 가치나 태

도를 형성하였다고 본다.그래서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여자다움

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박흥식,1996).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원인은 단순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부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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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여성역할로 사회화됨으로써 오는 자아 규정,가치,태도의 내면화에 더

큰 원인이 있다.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문화이론에서 말하는 마지널리

티(Marginality,중요하지 않은․주변적인),양문화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배워온 부드럽고 감싸

주는 여성적 태도와 정치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나서서 투쟁하며 때로는 비윤리

적일 필요성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갈등을 겪게 된다.또한 여성정치가를

대하는 남성들도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데,여성이 어떻게 정치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면서 막상 여성정치가가 남성과 다름없는 어려운

일을 해내면 여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이와 같이 남성에 대해서는 공적척

도와 사적척도가 따로 적용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공적활동도 사적척도로 평가

된다(주준회,1998).이같은 현상은 유교문화권인 우리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고,그것이 마치 본질적인 관계인 것처럼 강화되어 왔다.

2)정치적 저해 요인

(1)유교적 정치문화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정치 분야를 남

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한국의 유교적 정치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강한 사회구조 아래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상태

에서 정치는 남성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 내 모든 구성원에게 뿌리내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 또한 이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

다.더욱이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과거 우리의 정치는 부정부패,당리당락,권

모술수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

들은 선뜻 후보로 나서기를 꺼리게 되어 여성후보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장성자,1994).

유교적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활동이 저

조한 반면,평등 지향적 정치문화를 지닌 북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그 사회 내 모든 정당이 남녀평등

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비슷한 민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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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정치문화

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진,2000).

(2)권위적 남성중심의 정치구조

우리의 정치과정을 추적해 보거나 정치인의 충원통로인 선거관행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정치권력은 남성중심의 소수 직업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한국적 권력관계의 현실에서 비공식적인 막후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다.중요한 정책일수록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정책결정 채널에 의존하기보다 핵

심지도층끼리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폐쇄적으로 결정한다(한국정치연구소,

1991).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세계는 남성들의 생활양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는 영역으로 남성적인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초하고 있는,즉 남성문화의 표상이라

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그러한 남성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또는 남성문화에 거부감

을 느끼는 여성들이 정치무대에서 남성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남성문화를

나름의 방식대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박흥식,1996).

3)제도적 저해 요인

(1)선거제도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

도를 들 수 있다.2006년부터 기초의회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투표자의 선택은

같은 정당의 후보자 가운데 누가 좋은가를 투표할 수 없고 다만,정당에서 이미

공천된 후보자를 지지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그리고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여성후보자를 경쟁적 상황

에 감히 공천할 엄두를 못내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반면 중․대선거구에서

는 같은 정당에서 2-3명 또는 그 이상의 복수공천을 하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자 한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자는 선택의 여지를 보



- 22 -

다 많이 갖게 된다.이렇게 된다면 각 정당은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여성후보

자를 공천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투표자의 입장에서는 남녀의 선택도 가

능하여,여성이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윤정석,1991).소선거구

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같은 문화적 배

경을 가진 다른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의 당선률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김희준,1993).

현행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선출하기 때문에 사표를 방지

하기 어렵고,선거가 정실에 치우쳐 과열되기 쉬우며,자치단체 전체의 이익보다

는 지역구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도 자체의 문

제에 더하여 정책보다는 알려진 인물에 유리하여 여성 후보자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한다(이은재,2001).제주지역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 상황으로서

중․대선거구제를 광역의회까지 확대하는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

(2)선거자금

의회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선거자금은 여성의 정치입문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여성은 선거를 위한 자금 동원력 면에서 남성보다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여성이 당선되

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인 채널을 통해 정치

및 선거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자금 조달의 제약은

여성들에게 정치참여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여성 후보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남편이나 친척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선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달하더라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이러한 고비용의 선거구

조 하에서는 정치에 나서려는 여성후보가 적을 수밖에 없고,이는 결국 여성의

의회 진출이 저조한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김지양,1998).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규정된 기초의회 기탁금은

200만원,광역의회 기탁금은 300만원인데,이 액수가 지방의회에 뜻을 두고 있는

여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나 실제 선거비용은

경제력에서 열세에 있는 여성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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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제3차

(2002)

비례대표제
광역의회선거 

도입

- 50% 여성의무공천제(광역의회선거)

- 순위 2인마다 여성 1인 명부작성 의무

-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광역의회선거)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광역의회선거 

도입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30% 정당공천 권고

- 준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인센티브

제4차

(2006)

비례대표제
기초의회선거 

도입

- 50% 여성의무공천제(광역․기초의회)

- 정당명부 홀수 의무 배정제도 도입

-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광역의회선거)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기초의회선거 

도입
-

므로 우리나라도 영국의 경우처럼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는 초보 여성정치 지망

자들에게 정당차원에서 후원해 주고,여성정치참여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

성정치인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선거자금을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자에게 지원

한다면 우리나라도 더 많은 여성들이 출마하고 당선될 것이다.

3.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

1)일반 현황

역대 지방선거의 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제3차 지방선거에서는 비

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가 광역의회의원선거에 도입되었고,광역의회선거에서

50% 여성의무공천제와 순위 2인마다 여성 1인 명부작성 의무(위반시 명부 등록

무효)등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30%를 여성의원으로 공

천할 것을 권고하고,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다.

제4차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50% 여성의무공천제도가 기초

의회까지 확대되었고,기초의회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제5차 지방선

거에서는 정당공천제와 여성의무공천제도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규정이 광역의회

선거만 적용되던 것을 기초의회까지 확대하였고,정당의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

을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하면서 위반시에는 등록무효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2-2>역대 지방선거 주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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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전체 여성

여성/전체

(%)

1995

지

역

구 2,627

2,449

119

40

4.5

1.6

972

875

56

13

58

1.5

비

례
178 79 44.3 97 43 44.3

1998

지

역

구 1,755

1,571

91

37

6.1

2.4

690

616

41

14

5.9

2.3

비

례
180 54 30 74 27 36.5

2002

지

역

구 1,740

1,531

164

48

3.1

3.1

682

609

63

14

9.2

2.3

비

례
209 116 55.5 73 49 67.1

2006 지 2,279 2,068 243 107 10.7 5.2 733 655 88 31 12.0 4.7

구분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중대선거구제
기초의회선거 

도입
-

제5차

(2010)

비례대표제
광역, 

기초선거 유지

- 50% 공천, 홀수순번배정 의무제 유지

-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 규정에 기초의회선거 포함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광역, 

기초선거 유지

- 정당의 지역구 후보추천 여성할당 의무제

- 위반시 후보자 등록 무효

중대선거구제 정당추천 후보 기호배정에 정당자율권 부여

출처: 황아란․․서복경(2011), p. 102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이 여성의 대표성에 미친 영향은 연도별 의원선거의 여

성후보자 수 및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제1차 지방선거에서 제3차까지는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4차 선거에서 조금 큰 폭의 상승 모습을 보였고,

2010년 제5차 지방선거에 들어서는 광역-기초의원 모두 2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제5차 지방선거에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

서,각 당이 이에 대응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3>역대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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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역

구
비

례
211 136 64.5 78 57 73.1

2010

지

역

구 2,046

1,779

333

154

16.4

8.6

781

680

113

55

14.8

8.1

비

례
267 179 67.0 81 58 71.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기초의원의 경우,1995년 제1차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및 여성 당선자 비

율은 전체의원 중 2% 이내에 그치고 있으나,여성할당제 시행 후인 2006년 제4

차 지방선거에서는 4.4%,2010년에는 10.9%로 대폭 증가되었다.특히 2010년에

는 총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9.4%를 차지하였고,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이 2006

년 4.4%에서 10.9%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다.

<표 2-4>역대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전체 여성

여성/전체

(%)

1995 11,970 206 1.7 4,541 71 1.6

1998 7,450 140 1.9 3,490 56 1.6

2002 8,373 222 2.7 3,485 77 2.2

2006

지

역

구 9,020

7,995
1,14

1

391

12.6

4.9

888

2,513

437

110

15.1

4.4

비

례
267 750 73.2 375 327 87.2

2010

지

역

구 6,781

5,862
1,28

1

552

18.8

9.4

2,888

2,512

625

274

21.6

10.9

비

례
919 729 80.0 376 351 93.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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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제5

차 지방선거(2010.06.02)에서 전체 후보자 267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179명

(67.1%)로 가장 높았으며,제2차 지방선거(1998.06.04)에서 전체 후보자 180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54명(30%)으로 가장 낮았다.여성 당선자 수의 경우,제4차

지방선거(2006.05.31)에서 전체 당선자 78명 중 여성 당선자 수가 57명(73.1%)

으로 가장 높았으며,제2차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 74명 중 여성 당선자 수

가 27명(3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특히 1～2차 선거에 비해 3회 선거부

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수와 여성 당선자수가 높아진 것은 2002년 여성 50%

공천 비례대표제의 개정 결과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2-5>역대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후보자수 당선자 수 광역의원 수

제1차

(1995)
178 79 44.3 97 43 44.3 874 - 971

제2차

(1998)
180 54 30.0 74 27 36.5 616 - 690

제3차

(2002)
209 116 55.5 73 49 67.1 609 - 682

제4차

(2006)
211 136 64.5 78 57 73.1 655 5 738

제5차

(2010)
267 179 67.0 81 58 71.6 680 82 84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전국 정당별 후보자 수를 살펴보면

전국 266명 중 경기도가 35명(13.2%)으로 가장 많았고,울산광역시는 전체 9명

(3.4%)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 중 여성 후보자 수를 살

펴보면 비례대표 266명 중 179명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여성 광

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79명 중 서울특별시가 20명(11.2%)로 가장 많았다.반

면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전라북도가 각각 8명(4.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새누리당이 47명(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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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민주당 31명(17.3%),민주노동당 22명(12.3%)의 순으로 나타났다.사회당

은 비례대표 후보자 16명 중 여성이 16명(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

으로 평화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9명 중 여성이 8명(88.9%)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창조한국당과 국민중심연합은 여성 후보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여성 후보자가 정당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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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국 정당별 후보자수

시도
계

새누리

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

연합

국민

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

민주당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서울 34 20 10 6 8 4 2 1 5 3 0 0 2 1 0 0 2 1 2 1 1 1 1 1 1 1

부산 14 8 5 3 2 1 0 0 2 1 0 0 2 1 0 0 2 1 0 0 1 1 0 0 0 0

대구 14 11 3 2 2 1 1 1 1 1 0 0 1 1 0 0 2 1 1 1 1 1 2 2 0 0

인천 11 10 3 2 2 2 1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광주 12 10 2 2 3 2 0 0 1 1 0 0 2 1 0 0 2 2 0 0 1 1 0 0 1 1

대전 12 11 3 3 2 2 2 1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울산 9 8 3 3 0 0 0 0 2 1 0 0 1 1 0 0 1 1 1 1 1 1 0 0 0 0

경기 35 18 12 6 10 5 2 1 2 1 0 0 2 1 0 0 4 2 2 1 1 1 0 0 0 0

강원 10 8 4 3 2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0 0

충북 14 9 3 2 2 1 2 1 2 1 0 0 1 1 0 0 1 1 2 1 1 1 0 0 0 0

충남 15 10 2 1 2 1 4 2 2 2 0 0 1 1 0 0 1 1 2 1 1 1 0 0 0 0

전북 13 8 2 1 4 2 0 0 2 1 0 0 2 1 0 0 1 1 0 0 1 1 0 0 1 1

전남 19 12 2 2 6 3 0 0 4 2 0 0 1 1 0 0 2 1 0 0 1 1 0 0 3 2

경북 17 9 5 2 2 1 0 0 2 1 0 0 1 1 0 0 2 1 2 1 1 1 2 1 0 0

경남 18 15 5 5 2 2 2 1 3 3 0 0 2 1 0 0 2 1 0 0 1 1 1 1 0 0

제주 19 12 7 4 5 3 0 0 2 1 0 0 1 1 0 0 2 1 0 0 1 1 0 0 1 1

합계 266 179 71 47 54 31 16 9 33 22 0 0 22 16 0 0 27 18 12 7 16 16 6 5 9 8

여성

비율
67.3 66.2 57.4 56.3 66.7 0.0 72.7 0.0 66.7 58.3 100 85.3 88.9

출처: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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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비율 50%가 적용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

표 성별 전국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전체 당선자 81명 중 여성 당선자는 58

명(71.6%)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상남도 당선자 5명 중 여성이 5명

(100%),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당선자 3명 중 여성이 3명

(100%)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경기도는 전체 당선자 12명 중 여

성이 7명(58.3%)으로 전국에서 여성 당선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성별 전국 당선자 수

시도명 당선자수(명)
성별 여성 당선자 

비율(%)남 여

서울 10 4 6 60.0

부산 5 2 3 60.0

대구 3 1 2 66.7

인천 3 0 3 100.0

광주 3 1 2 66.7

대전 3 0 3 100.0

울산 3 0 3 100.0

경기 12 5 7 58.3

강원 4 1 3 75.0

충북 3 1 2 66.7

충남 4 1 3 75.0

전북 4 1 3 75.0

전남 6 2 4 66.7

경북 6 2 4 66.7

경남 5 0 5 100.0

제주 7 2 5 71.4

합계 81 23 58 71.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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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역 현황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중앙정치참여와 지방정치참여를 구

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중앙정치참여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

원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15대,16대,17대에는 입후보한 여성이 1명도 없

었으며,2008년 18대 선거에서는 2명,2012년 19대 선거에서 1명이 입후보하

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선출직은 15대～19대

모두 남성후보가 당선되었으며,17대 선거와 19대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여성

의원이 각 1명 당선되었다.

<표 2-8>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연도
후보자 선출직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의원 

선거

15대 1996 18 - 3 - - -

16대 2000 10 - 3 - - -

17대 2004 11 - 3 - - 1

18대 2008 13 2 3 - - -

19대 2012 9 1 3 - - 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다음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제주지역 선출직 광역의원 후보자 및 당

선자 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5명 중 5

명(6.7%)으로 나타났으며,지역별로는 제주시 전체 후보자 52명 중 3명

(5.8%),서귀포시 23명 중 2명(8.7%)으로 나타났다.여성 당선자는 전체 당선

자 29명 중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 여성 후보자 5명은 ‘여성의무

공천제도’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선거준비기간,여성후보의 인지도,지역구 관

리 등 선거 출마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 부족한 상태로서 당선 확률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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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2010년 제주지역 광역의원 지역구별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후보자 당선자

남 여 남 여

제주시 49 3 19 0

서귀포시 21 2 10 0

계 70 5 29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역대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수는 제４회 지방선거(2006년)에서 10명(55.

６%)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 비례대표 후보 대비 여성후보 비율이 가장 많

았던 선거는 제3회 지방선거(57.1%)로 나타났다.반면 제1회 지방선거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수는 1명으로 전체의 20% 수준으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 수의 경우는 제3회 선거 이후 여성 당선자 비율이

남성 당선자보다 높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제3회 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전체 비례대표 3명 중 2명으로 66.7%로 나타났고,제4회와 제5회 선

거 모두 전체 당선자 7명 중 여성이 5명(71.0%)으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제1

회와 제2회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3명 중 1명(33.3%)만 여성이 당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이후 총 41석의 광역의원 의석 중 여성의원은 5

석(12.2%)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제5회 지방선거 결과,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참여는 전국 평균 14.8%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제주지역 여성의 정

치참여가 최소 전국 평균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2014년 제6차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의원 중 여성이 6명(14.8%)-7명(17.1%)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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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당별 후보자

계
새 누

리
민주

자유

선진

민주

노동

창조

한국
진보

국민

중심

굼민

참여

미래

연합
사회

친박

연합

평화

민주

무소

속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계 75 5 28 3 27 2 1 0 5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0

구분

후보자 당선자 광역의원 수

남 여
여성

비율
남 여

여성

비율
총

시도

의원

교육

의원

제1회

(1995)
4 1 20.0 2 1 33.3 20 17 -

제2회

(1998)
4 2 33.3 2 1 33.3 17 14 -

제3회

(2002)
3 4 57.1 1 2 66.7 19 16 -

제4회

(2006)
8 10 55.6 2 5 71.4 41 29 5

제5회

(2010)
12 7 36.8 2 5 71.4 41 29 5

<표 2-10>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 수를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전체 후보자 75명 중 새누리당이 28명(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민주당 27명(3６%)으로 높게 나타났다.이 중 여

성후보자는 전체75명 중 5명(６.7%)이며,지역별로는 제주시는 전체 후보자

52명 중 3명(5.8%),서귀포시는 전체 후보자 23명 2명(8.7%)로 나타났다.정

당별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만 여성후보자를 배출한 가운데,새누리당은 전체

28명의 후보자 중 여성후보자는 3명(10.7%)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민주

당은 전체 27명명의 후보자 중 여성후보자는 2명(7.4%)으로 나타났다.

<표 2-11>2010년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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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당별 후보자

계
새 누

리
민주

자유

선진

민주

노동

창조

한국
진보

국민

중심

굼민

참여

미래

연합
사회

친박

연합

평화

민주

무소

속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제

주

시

52 3 19 2 17 1 1 0 4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서

귀

포

시

23 2 9 1 1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전체 당선자 29명 중 민주당이 16명(55.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새누리당이 9명(33.3%)으로 높게 나타났다.당선자

중 여성후보자는 한 명도 없었다.

<표 2-12>2010년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 현황

구

분

정당별 후보자

계
새 누

리
민주

자유

선진

민주

노동

창조

한국
진보

국민

중심

굼민

참여

미래

연합
사회

친박

연합

평화

민주

무소

속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계 29 0 9 0 16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제

주

시

19 0 6 0 1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서

귀

포

시

10 0 3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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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선거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5대 선거에는 입

후보한 여성이 1명도 없었으며,6대 1명,7대 1명,8대 4명,9대 5명의 여성후

보가 입후보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5

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17명으로 모두 남성이며,비례대표 당선자는

남성 2명,여성 1명이 당선되었다.6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14명으로

모두 남성이며,비례대표 당선자는 5대와 동일하게 남성 2명,여성 1명이 당

선되었다.7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16명으로 모두 남성이며,비례대표

당선자는 남성 1명,여성 2명이 당선되었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

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도의회 선출직 인원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 8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29명으로 모두 남성이며,비례대표 당

선자는 남성 2명,여성 5명으로 나타나 여성 당선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

다.2010년 9대 선거에서는 선출직,비례대표직 남녀 당선자 수가 8대와 동

일하게 나타났다.

<표 2-13>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연도
후보자 선출직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도의원 

선거

5대 1995 46 - 17 - 2 1

6대 1998 38 1 14 - 2 1

7대 2002 39 1 16 - 1 2

8대 2006 104 4 29 - 2 5

9대 2010 70 5 29 - 2 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3)제9대(2010년～)여성의원 의정활동 성과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제정 운영상황을

살펴보면,총 87건의 조례가 발의되었고,이 중 상정․심사 보류 및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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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을 제외한 78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표 2-14>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총괄 현황

구분 제정(공포) 처리중(계류중)

계 소계
정상

추진

추진

미흡
미추진 폐지 소계

상정․심사

보류

재의

요구

87 78 70 6 1 1 9 7 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내부자료

제9대 의원발의 조례(제정)중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총 78건의 조례

중 11건(15%)으로 나타났고,상임위별 발의현황을 살펴보면,복지안전위원회

7건,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건,교육위원회 1건,문화관광위원회 1건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안전위원회의 전체 조례 22건 중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

는 7건(31.8%)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5>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 현황

계 복지안전
농수축․지

식산업
교육 문화관광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도시

11 7 2 1 1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내부자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명과 운영상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여성의원이 발의한 11건의 조례 중 10건이 정상추진 되

는 것으로 나타났고,제9대 도의회 운영기간(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동안 2011년 9건,2012년 2건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된 조례를 소관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출산영향평가 및 출산 장려지원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등 7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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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발의일 공포일 운영상황 소관부서

1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안전 ‘11.04.07 ‘11.05.11 정상추진 보건위생과

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 

장려지원 조례

복지안전 ‘11.04.07 ‘11.05.11 정상추진
노인장애인

복지과

3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안전 ‘11.05.23 ‘11.06.29 정상추진
여성가족

정책과

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 ‘11.05.23 ‘11.06.29 정상추진

학교생활

문화과

(교육청)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복지안전 ‘11.05.24 ‘11.06.29 정상추진
여성가족

정책과

6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수축 

지식산업
‘11.09.01 ‘11.10.12 정상추진 경제정책과

7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문화관광 ‘11.09.30 ‘11.11.02 정상추진
국제자유

도시과

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계

복지안전 ‘12.02.29 ‘12.04.06 정상추진
여성가족

정책과

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농수축

지식산업
‘12.06.05 ‘12.07.18 추진미흡 해양개발과

정하였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다음으로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건,교육위원회에서는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건,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

영 조례 1건을 제정하였다.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여권 신장,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교육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6>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 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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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발의일 공포일 운영상황 소관부서

1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복지안전 ‘12.10.08 ‘12.11.12 정상추진
노인장애인

복지과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복지안전 ‘12.12.18 ‘13.01.16 정상추진 보건위생과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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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해외사례 고찰9)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 관련법이나 선거제도상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자 방법이 되었다.여성의 정치참여율

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

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를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여성정치문화연구소,2010).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를 위한 선거제도에서 검토한 여성할당제,비례대표제,중선거구제를 중심으

로 외국의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1.여성할당제

1)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정치는 정당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스웨덴의 정당들은 입법으

로 규정하지 않은 여성할당을 당헌 및 당규에 규정하고 후보명부 작성에 있

어서 일정 비율을 여성들에게 할당하고 있다.사민당(SDP),좌파당(VP,The

LeftParty),녹색당(MpG)은 명부에서 50%의 여성을 할당하고 있고,자유당

(FP)의 경우에는 40%를 할당하고 있다.특히 스웨덴의 가장 큰 정당인 사민

당은 여성후보를 할당하는데 있어서 남녀를 번갈아 명부에 두는 지퍼방식

(Zippersystem)의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리하게 하였다.

정당들의 명부 할당은 선출직에서 여성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

으며,이 정당들은 중앙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비율의 할

당을 실시하고 있다.

9) 조갑련(2013)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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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스웨덴의 정당할당제도

구분 선거제도 선거구 의석배분방식 할당
강제이행

의무조항
기타

리크스다그

(중앙의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29개의 

선거구
생라게

방식10)

301석 적용

(정당에서)

정당자체 

내에서 

규정

선호 투표
39석전국구

주

의

회

도

의

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구 생라게 방식

적용

(정당에서)

정당자체 

내에서 

규정

선호 투표
시

의

회

유럽의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국구 생라게 방식 적용

정당자체 

내에서 

규정

선호 투표

출처: 조갑련(2013), p. 49

스웨덴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여성이 부재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Norealdemocracywithoutwomen)!'라는 여성운동의 구

호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프랑스 사례

프랑스의 여성할당은 ‘남녀동수법’이라는 법의 시행으로 상징된다.남녀동수

법은 흔히 Parity법이라 불리는 법으로 2000년에 통과된 프랑스의 여성할당제

이다.이 법은 프랑스의 여러 선거에서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동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례대표제 선거에서는 남녀동수가 아닌 정당명부는

접수가 거부되며,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인 선거에서는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동수가 아닐 경우에는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삭감된다.남녀동수법의

적용 명부인 경우 6명을 단위로 하여 그 안에서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

다.남녀동수제가 도입되고 나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이전에는 여성의원의 평균 비율이 21.7%였지만,여성할당제가 도입

10) 생라게 식(Sainte-Lague metohd)은 홀수를 나누어 가면서 의석을 확정해 나가는 방식이며, 군소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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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 여성의원비율은 33%로 증가하였다.남녀후보동수법에서는 3500명 이

하의 주민이 있는 시의 경우에는 법적용에서 예외로 했기 때문에 작은 시의

경우에는 여성의원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

에는 과반수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여성할당은 후보 수준의 여성할당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여성할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정

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프랑스라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의무적이건 의무적이

지 않건 간에 여성할당은 그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판단된다.

2.비례대표제

1)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서 선거구의 크기는 2명에서

34명까지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이다.스웨덴 의회의 임기는 4년으로 중앙선거

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스웨덴에서는 독특하게 각 정당이 투표용지

를 인쇄한다.이 투표용지들은 정당투표용지,정당명부 투표용지,비어있는 투

표용지 등의 3가지 유형이 있다.정당투표용지는 정당이름만 적혀있는 투표용

지로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만을 선택하는 것이다.정당명부 투표용지는 정

당명부의 후보자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

택할 수 있다.비어있는 투표용지의 경우는 유권자가 선호 정당의 이름을 유

권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이다.이들 세 가지 투표용지 중

에서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투표용지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

여기서 스웨덴의 주요한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유권자는 정당의 의석

수만 결정할 뿐 당선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그러나

스웨덴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정당명부 투표용

지를 선택하여 유권자가 직접 명부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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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의회는 전체 349석으로 310석은 29개 권역별로 비례의석으로 정해져

있다.나머지 39석은 권역별 의석배분의 결과가 전국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하여 비례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정의석이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에 힘입어 스웨덴은 1998년 총선 이후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43%를 차지하였고,내각은 50%이상이 여성관료에 의해 구성되었다.

2)독일 사례

흔히 말하는 독일식 선거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독일 연방하원의 선거제도이

다.독일 연방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투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되

며,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독일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

는다.독일은 1949년 선거법 개정시 ‘인물선거를 결합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

였다.소위 ‘인물화된 비례제’로 정의되는 현행 독일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특

징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유권자들은 1인 2표를 행사한다.유권자들은 단순다수결로 선출하는

직접 출마후보에게 한 표(제1투표),정당명부에 또 다른 한 표(제2투표)를 행

사하는 것이다.

둘째,전체 598석의 의석 중에 직접출마 의석인 299석은 단순다수제 방식으

로 선출되며,나머지 299명은 주단위에서 작성된 정당명부에서 선출된다.

셋째,폐쇄형 명부에 등재된 후보가 지역구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으며,이

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명부를 통해 당선될 수 있다.

넷째,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각 정당의 총

의석은 정당투표인 제2투표의 특표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섯째,각 정당은 연방차원에서 정당투표 5%이상을 얻거나 혹은 단순다수

로 선출되는 직접출마 후보 가운데 3명 이상이 당선되어야 정당별 의석배분과

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확정되면,해당 정당의 주별 득표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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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단위의 해당 정당 의석수가 정해지며,주 단위의 정당별 총 의석에서 지

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폐쇄형 명부의 순위에 따라 명부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각 정당들은 여성의원들의 참여를 증

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선거명부의 당선가능성 있는 위치에 여성을 배려함

으로써 여성의원의 수를 증진시키고 있다.

3.중선거구제

1)일본 사례

일본의 선거제도는 199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로 바뀌었다.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중선거구제는 인물중심,파벌정치,금권정치 등의 부작

용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정치 스캔들로 비판받아 왔다.이로 인해 일본 국민

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로 당내 파벌을 해소하고,정당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1990년대 일본 정치개혁의 핵심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병립제를 채택하

였다.이 제도의 핵심은 소선거구제가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이는 거대정당인 자

민당이 주장한 소선거구제와 사회당이나 공명당 등의 야당에서 주장한 비례대

표제의 안을 절충한 제도개혁이었다.1994년 개정된 선거제도는 500명의 중의

원을 선출하는데,이 중 300명은 단순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

하고,나머지 200명은 전국을 11개 블록으로 나누어 비례구에서 정당의 득표

에 따라 의원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제도이다.각 정당은 비례구

별로 정당명부를 제출하고,정당의 득표에 따라 비례구의 정수 중에 일정수의

의석을 할당받고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다.그리고

일본은 석패율(惜敗率)제도11)를 통해 비례명부에서 동일 순위인 경우에 석패

11) 아깝게 떨어진 비율이라는 뜻으로 {후보자(낙선자)의 득표수/ 당선자의 득표수} × 100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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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일본은 남성 우위적 문화 탓에 여성들이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일본여성

들은 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여성후보를 위한 선거기반이 되어 주지

않으며,선거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후보는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일본의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정당후보로 인식되는 일부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정당으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개발

하고 진행해야만 한다.특히,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

와 정당의 공천 없이 독자적인 체계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요코

카미카와,1994).

제 4절 선행연구 검토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나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이 후 점차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제도의 효능 분석,정치 진입과정에 관한 연구,선거제도의 결과분

석 등 보다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홍춘희(2005)의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10명을 대

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이를 통해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어

렵게 하는 요인,여성들이 제도정치 진입과정 및 의정활동 분석,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명실․김혜연(2005)의 연구는 제주지역의 여성정치인(정당활동 종사자,정

치와 관련한 여성단체장 포함)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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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나

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엄길임(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일반시민

을 대상으로 한 인식태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치관심도,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개선점 등을 살펴보고,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미선(2010)의 연구에서는 현직 광주․전남 기초의원 109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직의원이 인식하는 여성의원의 필요성,여성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이 연구에서는 남녀의원을 모두

조사하여 인식차이를 살펴봄으로써,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다.

윤선숙(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분석 결과,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정치에 대

한 신뢰도는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여

성의 정치적 효능감은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공무원들의 정치적 효능

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갑련(2013)의 연구에서는 선거제도가 여성의 지방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현직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통해 선거제도의 유효성을 판단하고,객관적인 선거

결과가 실제 선거를 거친 여성의원들의 경험적 의견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

였다.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해외사례 검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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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설계

제 1절 조사설계

1.연구 분석틀 설정

본 연구의 2장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장애요인 등에 대한 이론과 선

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기존의 여성 지방정치참여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문

헌연구와 여성 정치인 대상의 질적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이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한 지방의회 진입의 어려움,필요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지역사회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시각 등 지역적인

특징을 측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2014년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질적인 여성의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분석틀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대상의 설문조사와 실제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있는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식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정치참여 여부

에 따른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제주지역 여성의 정치

참여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다음으로 전․현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과 여성 정당인 대상의 전문가조사에서는 여성이 정치참여시 필요요

소 및 장애요인,확대방안 등을 조사하였다.이러한 인식조사 결과와 면접조

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며,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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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조사방법 측정항목

제주도민 설문조사

- 정치관심도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 ⇒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 정당인
면접조사

-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 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그림 3-1]연구의 분석틀

2.변수 설정 및 설문지 구성

1)종속변수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서 종속변수는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다.정치참여

인식에는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 등을 포함한다.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면접조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와 함께

일반도민이 느끼는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을 파악하여,향후 여성 정치참여 활

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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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세부 내용

종속변수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

독립변수
인구·사회

적 특성

성별 남, 여로 구분

연령 20대~60대 이상을 10세 단위로 세분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세분

가계소득
월평균 2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

2)독립변수

(1)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로는 연령,학력,가계소득,직업,거주지역을 선정하

였다.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변수로 학력,연령 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윤선숙(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정치관심도의 차이에

있어서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연령이 높을수록,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그리고 인

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 정치 신뢰도의 차이는 학력이 높을수록,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정치참여 여부

정치참여 여부에 대한 하위변수는 정치활동 참여 경험 유무,향후 정치활동

의사 유무를 선정하였다.응답자가 정치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거나 향후

정치활동 의사가 있을 때,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표 3-1>변수의 구성



- 48 -

구분 변수명 세부 내용

거주지역

제주시(동지역), 제주시(읍․면지역)

서귀포시(동지역), 서귀포시(읍․면지역)으로 

구분

정치참여 

여부

참여 경험 참여 경험 유/무로 구분

향후 의사 참여 의사 유/무로 구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 등을 참

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로서,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3-2>과

같다.

<표 3-2>조사도구(설문지)의 구성내용

구분 측정지표 세부지표 설문 문항 수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계소득, 거주지역 5

정치참여 여부
정치참여 경험, 

향후 정치참여 의사
2

종속변수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정치관심도 10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7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 4

그리고 면접조사는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여성이 정치에 도전을

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여성이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활성화 방안

을 파악하고자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자유

로운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 질문하고자 준비한 문항 외에 면접

도중 추가적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질문을 확장시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습득하였다.면접조사를 위한 개괄적인 질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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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면접조사 질문 구성

구분 질문문항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 자격기

준, 제도적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3.가설 설정

실증분석에서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1-1.(성별)성별에 따라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제주

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연령)연령에 따라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제주

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학력)학력에 따라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제주

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가계소득)가계소득에 따라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

식,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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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거주지)거주지에 따라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제주도민의 정치참여 여부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정치참여 경험)정치참여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정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2.(정치참여 의향)향후 정치참여 의향의 유무에 따라 정치관심도,우

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방법

1.조사대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를 20세 이상의 제주도민으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조사의 대상은 선거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이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민 전체이다.그러

나 시간상,비용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

본을 추출하였다.구체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과,미회수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지역

별 인구비례(성별,연령별)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로 제주지 270부,서귀포시

150부를 배포하였다.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 및 향후 여성 정치참여 방

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 13명을 대상으로 인

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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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수집

제주도민 대상의 여성 정치참여 인식조사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2일 간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의 문제점을 보완․재구성하였으며,2013년 11월 20

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의 배포 및 회수는

설문지 배포경험이 있으면서,충분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버스정류장,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설문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실시하

였다.42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불성실한 설문지와 미회수된 설문지를 제외

한 4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표 3-4>지역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구분 배부 회수 회수율(%)

제주시 동지역 200 200 100.0

제주시 읍·면지역 70 60 85.7

서귀포시 동지역 100 95 95.0

읍·면지역 50 45 90.0

계 420 400 95.2

그리고 면접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

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하였고,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30분에서 2시

간 동안 진행하였다.

3.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r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뒤,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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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윈도우용

spss18.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

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기술통계,신뢰도분석,,t검정,ANOVA분석을 실

시하였다.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a값을 산출하였다.그리고 연구대상

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과 t검정,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p<.05,**p<.01,***p<.001즉 95%.99%.99.9%

신뢰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면접조사의 경우,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적용하였다.이 방법은 질적자료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

며,방대한 정보를 분류하여 자료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강혜규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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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400)

남

여

202

198

50.5

49.5

연령

(n=400)

20대

30대

40대

82

89

101

20.5

22.3

25.3

Ⅳ.분석결과 및 활성화 방안

제 1절 실증조사 결과

1.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성별부문은 남성이 50.5%,여

성이 49.5%로 고르게 나타났고,연령은 40대 25.3%,30대 22.3%,50대 21.8%,

20대 20.5%,60대 이상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학력의 경우,고졸이

48.6%,대졸 이상 24.6%,전문대졸 18.8%,중졸이하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경우,200-300만원 미만 35.6%,200만원 미만 21.6%,300-400만

원 미만 21.1%,400-500만원 미만 16.3%,500만원 이상 5.3%로 300만원 이하

의 소득군이 57.2%로 나타났으며,거주지의 경우,제주시(동지역 50.0%),서귀

포시(동지역 23.8%),제주시(읍·면지역 15.0%),서귀포시(읍·면지역 11.3%)로

거주지의 인구수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정치참여 여부 부문의 경우,정치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 6.8%,정치활동 참

여 경험이 없다 93.2%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의 정치참여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향후 정치참여 의향에 대해서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7.0%,참여할 의향이 없다 93.0%로 나타나,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참여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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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50대

60대 이상

87

41

21.8

10.3

학력

(n=399)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32

194

75

98

8.0

48.6

18.8

24.6

가계소득

(n=393)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85

140

83

64

21

21.6

35.6

21.1

16.3

5.3

거주지

(n=400)

제주시(동지역)

제주시(읍․면지역)

서귀포시(동지역)

서귀포시(읍․면지역)

200

60

95

45

50.0

15.0

23.8

11.3

정치참여 경험

(n=400)

있다

없다

27

373

6.8

93.2

정치참여 의향

(n=400)

있다

없다

28

372

7.0

93.0

걔 100.0

2.정치 관심도

정치관심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인식

하는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

치관심도 10개 문항 중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문항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정도의 2문항은 최대값이 4점으로 나타나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투표에 참여 정도(M=3.86)가 가장 적극적인 정

치관심도를 나타내는 문항이었고,이어서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정도(M=3.41),

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M=3.32),선거제도 관심정도(M=3.21)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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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반면에 정치관심도에서 평균이 1점대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인

문항은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정도(M=1.74),선거기간 정당 및 후보

자 선거운동 정도(M=1.85)로 나타났고,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정도(M=2.32),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정도(M=2.47),선거기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지

지 유도정도(M=2.81)도 보통(M=3)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정치관심도 지표의 기술통계량

문항 N Min Max M SD

언론매체의 정치보도

관심 정도
400 1.00 5.00 3.32 .86

평소 정치에 대한 이

야기 정도
400 1.00 5.00 3.05 .91

선거제도 관심정도 400 1.00 5.00 3.21 .91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정도
397 1.00 5.00 3.41 .93

선거기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지지 유도정도
399 1.00 5.00 2.81 1.15

선거기간 정당 및 후

보자 선거운동 정도
397 1.00 5.00 1.85 .88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정도
398 1.00 4.00 1.74 .80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

한 공평성정도
397 1.00 5.00 2.47 .94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성정도
398 1.00 4.00 2.32 .90

투표에 참여정도 400 1.00 5.00 3.86 .77

1)언론매체를 통한 정치보도 관심 여부

“TV,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정치면을 자주 보시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성별,연령,거주지,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학력,가계소득,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3.52)이 여성(3.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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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3.12 .84

-4.749 .000
***

남 198 3.52 .83

연령

20대 82 3.13 .78

2.538 .040
*

30대 89 3.20 .86

40대 101 3.39 .86

50대 87 3.47 .87

60대 이상 41 3.46 .90

학력

중졸 이하 32 3.31 1.12

.085 .968
고졸 194 3.33 .78

전문대졸 75 3.35 .92

대졸 이상 98 3.29 .87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3.18 1.01

2.209 .067

200-300만원

미만
140 3.34 .79

300-400만원

미만
83 3.46 .70

400-500만원

미만
64 3.19 .89

500만원이상 21 3.62 .9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3.31 .93

3.045 .029
*

제주시

읍·면지역
60 3.33 .84

비해 정치면을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50대(3.47)와 60대 이상(3.46)이 낮

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거주지

의 경우,서귀포시 동지역(3.48)에 거주하는 도민의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이어서 제주시 읍·면지역(3.33),제주시 동지역(3.31),서귀포시 읍·면지역

(3.02)순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3.67)가 정치참

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29)에 비해 언론매체의 정치면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언론매체를 통한 정치면에 대한 관심 차이



- 57 -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서귀포시

동지역
95 3.48 .77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02 .66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67 .92
2.218 .029

*

없다 373 3.29 .85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61 .96
1.844 .066

없다 372 3.30 .85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2.75 .85

-6.904 .000
***

남 198 3.35 .88

연령

20대 82 2.94 .93

.807 .52130대 89 3.00 .80

40대 101 3.04 .95

*p<.05, **p<.01, ***p<.001

2)정치에 관한 대화 빈도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가계소득,

거주지,정치참여 경험,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연령,학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3.35)이 여성(2.75)에

비해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가계소득이 500만원 이

상인 응답자(3.29)가 타 가계소득자보다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고 응답하였다.거주지 부문에서는 서귀포시 동지역(3.43),제주시 읍·면지역

(3.05),제주시 동지역(2.93),서귀포시 읍·면지역(2.78)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리

고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없는 응

답자에 비해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정치에 관한 대화 빈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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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50대 87 3.16 .93

60대 이상 41 3.15 .99

학력

중졸 이하 32 2.94 1.13

.867 .458
고졸 194 3.04 .84

전문대졸 75 3.19 1.01

대졸 이상 98 2.99 .9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2.82 1.03

2.419 .048
*

200-300만원

미만
140 3.13 .94

300-400만원

미만
83 3.17 .71

400-500만원

미만
64 2.97 .96

500만원이상 21 3.29 .7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2.93 .89

8.589 .000
***

제주시

읍·면지역
60 3.05 .91

서귀포시

동지역
95 3.43 .90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2.78 .82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48 1.09
2.578 .010

*

없다 373 3.02 .89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50 1.00
2.744 .006

**

없다 372 3.01 .90

*p<.05, **p<.01, ***p<.001

3)선거제도 관심 여부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학력,가계소득,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3.41)이 여성(3.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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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3.01 .88

-4.57 .000
***

남 198 3.41 .89

연령

20대 82 3.07 .86

1.427 .224

30대 89 3.12 .82

40대 101 3.23 .98

50대 87 3.37 .88

60대 이상 41 3.29 1.03

학력

중졸 이하 32 3.06 1.11

4.044 .373
고졸 194 3.18 .87

전문대졸 75 3.36 1.02

대졸 이상 98 3.19 .82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3.04 .93

1.460 .241

200-300만원

미만
140 3.29 .93

300-400만원

미만
83 3.34 .80

400-500만원

미만
64 3.17 .94

500만원

이상
21 3.24 .94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3.14 .88

3.064 .028
*제주시

읍·면지역
60 3.15 .94

서귀포시

동지역
95 3.45 .93

비해 선거제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거주지 부문에서는 제주시의

경우,동지역 거주자(3.14)와 읍·면지역 거주자(3.15)의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가 유사한 반면,서귀포시는 동지역(3.45)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

(3.09)에 비해 선거제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정치참여 경

험이 있는 응답자(3.63)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18)에 비해 선거제

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선거제도에 대한 관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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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09 .87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63 .93
6.277 .013

*

없다 373 3.18 .90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32 .90
.454 .501

없다 372 3.20 .91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3.27 .94

-3.049 .002
**

남 195 3.55 .90

연령

20대 82 3.29 .88

2.116 .078

30대 89 3.36 .91

40대 99 3.29 .98

50대 86 3.59 .87

60대 이상 41 3.61 1.00

학력

중졸 이하 32 3.31 .97

.422 .373
고졸 193 3.37 .90

전문대졸 74 3.42 1.06

대졸이상 97 3.48 .88

*p<.05, **p<.01, ***p<.001

4)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여부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학력,가계소득,거주지,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3.55)이 여성(3.27)에

비해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정치참여 경험이 있

는 응답자(3.81)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38)에 비해 후보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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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4 3.32 1.05

.645 .631

200-300만원

미만
139 3.43 .94

300-400만원

미만
82 3.44 .90

400-500만원

미만
64 3.38 .81

500만원

이상
21 3.67 .86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8 3.38 .91

.711 .546

제주시

읍·면지역
59 3.31 1.02

서귀포시

동지역
95 3.52 .91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40 .91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81 .83
5.690 .018

*

없다 370 3.38 .93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50 1.00
.311 .577

없다 369 3.40 .92

*p<.05, **p<.01, ***p<.001

5)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여부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주민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령,가계소득,거주지,정치참여 경

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성별,학력,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낮

은 연령대에 비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가계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은 응답자보다 중간소득군

(200-400만원)의 응답자가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귀포시 동지역 응답자(3.47)가 타지역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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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2.71 1.06

-1.797 .073
남 197 2.91 1.23

연령

20대 82 2.45 1.04

4.112 .003
**

30대 89 2.72 1.18

40대 100 2.85 1.12

50대 87 3.13 1.13

60대 이상 41 2.95 1.20

학력

중졸 이하 32 3.03 1.12

1.776 .151
고졸 194 2.80 1.10

전문대졸 74 2.97 1.28

대졸 이상 98 2.62 1.14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2.62 1.12

2.931 .021
*

200-300만원

미만
139 3.04 1.22

300-400만원

미만
83 2.84 .97

400-500만원

미만
64 2.67 1.20

500만원

이상
21 2.38 1.1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9 2.55 1.10

16.744 .000
***

제주시

읍·면지역
60 2.83 1.08

서귀포시

동지역
95 3.47 1.09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2.51 .99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26 1.26
4.492 .035

*

없다 372 2.78 1.13

에 비해,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3.26)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2.78)에 비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특정 후보자·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 차이



- 63 -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2.89 1.20
.159 .691

없다 371 2.80 1.14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0 1.73 .81

-2.839 .005
**

남 197 1.98 .94

연령

20대 82 1.51 .63

4.483 .001
**

30대 88 1.86 .76

40대 101 1.92 .92

50대 85 1.99 .94

60대 이상 41 2.07 1.15

학력

중졸 이하 32 2.25 1.16

4.326 .005
**

고졸 193 1.92 .89

전문대졸 73 1.68 .68

대졸 이상 98 1.71 .86

*p<.05, **p<.01, ***p<.001

6)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 여부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대해서는 성별,연령,학력,거주지,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가계소득,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1.98)이 여성(1.73)에

비해,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학력이 낮을수록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 읍·면

지역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2.78)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1.79)에 비해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선거기간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경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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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3 1.92 1.00

2.092 .081

200-300만원

미만
139 1.96 .91

300-400만원

미만
83 1.80 .75

400-500만원

미만
64 1.66 .82

500만원

이상
21 1.57 .75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7 1.74 .93

5.486 .001
**

제주시

읍·면지역
60 2.25 .97

서귀포시

동지역
95 1.88 .73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1.76 .71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2.78 1.05
34.295 .000

***

없다 370 1.79 .83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1.89 1.10
.058 .809

없다 369 1.85 .87

*p<.05, **p<.01, ***p<.001

7)선거기간 중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선거기간 정당모임,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관심도에 대한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성

별,연령,거주지,정치참여 경험,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학력,가계소득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187)이 여성(1.62)에

비해,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거기간 중 정당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

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그리고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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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1 1.62 .68

-3.246 .001
**

남 197 1.87 .89

연령

20대 82 1.49 .71

2.739 .029
*

30대 89 1.82 .76

40대 100 1.79 .86

50대 86 1.81 .76

60대 이상 41 1.83 .89

학력

중졸 이하 32 2.09 .93

2.613 .051
고졸 193 1.75 .79

전문대졸 73 1.69 .72

대졸 이상 98 1.65 .81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3 1.78 .88

1.328 .259

200-300만원

미만
139 1.79 .71

300-400만원

미만
83 1.77 .80

400-500만원

미만
64 1.59 .85

500만원

이상
21 1.48 .75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9 1.64 .80

3.046 .029
*

제주시

읍·면지역
59 1.97 .89

서귀포시

동지역
95 1.82 .77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1.76 .65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2.44 1.01
23.700 .000

***

없다 371 1.69 .76

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선거기간 중 정당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선거기간 중 정당 및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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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2.04 .1.07
4.079 .044

*

없다 370 1.72 .77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199 2.20 .74

-6.136 .000
***

남 198 2.75 1.03

연령

20대 82 2.50 .96

.586 .673

30대 88 2.39 .85

40대 100 2.49 1.02

50대 87 2.56 .96

60대 이상 40 2.35 .80

학력

중졸 이하 31 2.42 .81

.411 .745
고졸 193 2.52 .88

전문대졸 74 2.39 .98

대졸 이상 98 2.46 1.05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2.34 .99

.664 .618
200-300만원

미만
139 2.50 .85

*p<.05, **p<.01, ***p<.001

8)정치의 국민 이익을 위한 공평하게 고려하는지 여부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성별,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연령,학력,가계소득,정치참여 경험,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2.75)이 여성(2.20)에

비해,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가(3.11)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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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300-400만원

미만
82 2.55 1.01

400-500만원

미만
63 2.52 1.00

500만원

이상
21 2.38 .86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7 2.24 .81

24.978 .000
***

제주시

읍·면지역
60 2.52 1.02

서귀포시

동지역
95 3.11 .88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2.09 .79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2.63 .79
.831 .362

없다 370 2.46 .95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2.29 1.01
1.181 .278

없다 369 2.49 .93

*p<.05, **p<.01, ***p<.001

9)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 여부

“정치가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

별,가계소득,거주지,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연령,학력,정치참여 경험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2.54)이 여성(2.10)에

비해,그리고 가계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은 응답자보다 중간이상 소득군

(300-500만원)의 응답자가 정치인들의 말을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가(3.03)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그리고 정

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2.35)가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1.86)에 비

해 정치인들의 말을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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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1 2.10 .80

-5.060 .000
***

남 197 2.54 .94

연령

20대 82 2.43 .92

.373 .828

30대 89 2.29 .88

40대 100 2.28 .96

50대 87 2.30 .90

60대 이상 40 2.30 .76

학력

중졸 이하 31 2.13 .81

.580 .628
고졸 193 2.36 .89

전문대졸 75 2.32 .97

대졸 이상 98 2.31 .9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3 1.95 .81

4.703 .001
**

200-300만원

미만
140 2.39 .89

300-400만원

미만
83 2.48 .87

400-500만원

미만
64 2.44 .97

500만원

이상
21 2.33 1.0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9 2.11 .83

32.881 .000
***

제주시

읍·면지역
59 2.17 .81

서귀포시

동지역
95 3.03 ..82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1.96 .71

정치참여

경험

있다 26 2.38 .90
.147 .702

없다 372 2.31 .90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1.86 .97
8.053 .005

**

없다 370 2.35 .8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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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3.74 .78

-2.959 .003
***

남 198 3.97 .75

연령

20대 82 3.74 .73

2.860 .023
*

30대 89 3.71 .77

40대 101 3.87 .77

50대 87 4.06 .77

60대 이상 41 3.93 .82

학력

중졸 이하 32 3.75 .84

1.805 .146
고졸 194 3.80 .77

전문대졸 75 3.84 .74

대졸 이상 98 4.01 .78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3.72 .84

1.446 .218

200-300만원

미만
140 3.88 .78

300-400만원

미만
83 3.94 .69

400-500만원

미만
64 3.84 .78

10)투표 참여의 적극성 여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관심도에 대한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성별,연령,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학력,가계소득,거주지,정

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3.97)이 여성(3.74)에

비해,50대(4.06)과 60대 이상(3.93)이 타 연령대에 비해 투표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4.22)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86)에 비해 투표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투표 참여 적극성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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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값/F값 p값

500만원

이상
21 4.10 .77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3.90 .75

2.189 .089

제주시

읍·면지역
60 3.88 .67

서귀포시

동지역
95 3.88 .89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58 .72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4.22 .64
6.594 .011

*

없다 373 3.83 .78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75 .84
.552 .458

없다 372 3.86 .77

*p<.05, **p<.01, ***p<.001

3.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관련

1)여성의 정치 진출에 관한 견해

“우리나라는 18대 대통령에 여성이 당선되는 등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중가

하고 있다.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는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의견보다 월등하게 많은 가운데,성별,학력,거주지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82.2%)이 남성

(68.9%)에 비해,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고졸이나 중졸 이하에 비해 여성의

정치 진출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리고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 거주

자가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23.7%)의 경우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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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의견

합계 
부정적 긍정적 관심없다

성별

여
12
(5.9)

166
(82.2)

24
(11.9)

202
(100.0)

10.598
**

남
27
(13.8)

135
(68.9)

34
(17.3)

196
(100.0)

연령

20대
6
(7.3)

58
(70.7)

18(22.0)
82

(100.0)

12.186

30대
8
(9.0)

68
(76.4)

13
(14.6)

89
(100.0)

40대
8
(8.0)

83
(73.0)

9
(9.0)

100
(100.0)

50대
13
(14.9)

59
(67.8)

15
(17.2)

87
(100.0)

60대 이상
4

(10.0)
33
(82.5)

3
(7.5)

40
(100.0)

학력

중졸 이하
8

(25.0)
20
(62.5)

4
(12.5)

32
(100.0)

14.620
*

고졸
17
(8.8)

143
(74.1)

33
(17.1)

193
(100.0)

전문대졸
8

(10.8)
61
(82.4)

5
(6.8)

74
(100.0)

대졸 이상
6
(6.1)

77
(78.6)

15
(15.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14
(16.5)

58
(68.2)

13
(15.3)

85
(100.0)

1.380

200-300만원

미만
7
(5.1)

113
(81.9)

18
(13.0)

138
(100.0)

300-400만원

미만
9

(10.8)
60
(72.3)

14
(16.9)

83
(100.0)

400-500만원

미만
5
(7.8)

49
(76.6)

10
(15.6)

64
(100.0)

500만원

이상
3

(14.3)
17
(81.0)

1
(4.8)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17
(8.5)

160
(80.4)

22
(11.1)

199
(100.0)

24.666
***

제주시

읍·면지역
14
(23.7)

33
(55.9)

12
(20.3)

59
(100.0)

서귀포시

동지역
3
(3.2)

77
(81.1)

15
(15.8)

95
(100.0)

서귀포시 5 31 9 45

<표 4-13>여성의 정치 진출에 관한 견해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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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의견

합계 
부정적 긍정적 관심없다

읍·면지역 (11.1) (68.9) (20.0)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4

(14.8)
23
(85.2)

0
(0.0)

27
(100.0)

5.314
없다

35
(9.4)

278
(74.9)

58
(15.6)

371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2
(7.1)

22
(78.6)

4
(14.3)

28
(100.0)

.253
없다

37
(10.0)

279
(75.4)

54
(14.6)

370
(100.0)

구분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12)

합계 
1 2 3 4

성별

여
46
(27.7)

16
(9.6)

86
(51.8)

18
(10.8)

166
(100.0)

7.641

남
22
(16.3)

10
(7.4)

90
(66.7)

13
(9.6)

135
(100.0)

연령

20대
14
(24.1)

1
(1.7)

37
(63.8)

6
(10.3)

58
(100.0)

16.620
30대

15
(22.1)

3
(4.4)

40
(58.8)

10
(14.7)

68
(100.0)

*p<.05, **p<.01, ***p<.001

2)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여성의 정치 진출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301명에 대해 “여성후보를 지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학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모든 학력에서 여성후보

자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부문도 여성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55.0%～62.3%)이라고 응답한 가운데,두 번째 이유로 고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라고 응답하였고,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여성들은 깨끗한 정치를 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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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12)

합계 
1 2 3 4

40대
16
(19.3)

9
(10.8)

47
(56.6)

11
(13.3)

83
(100.0)

50대
14
(23.7)

7
(11.9)

34
(57.6)

4
(6.8)

59
(100.0)

60대 이상
9

(27.3)
6

(18.2)
18
(54.5)

0
(0.0)

33
(100.0)

학력

중졸 이하
4

(20.0)
5

(25.0)
11
(55.0)

0
(0.0)

20
(100.0)

18.034
*

고졸
27
(18.9)

17
(11.9)

83
(58.0)

16
(11.2)

143
(100.0)

전문대졸
15
(24.6)

2
(3.3)

38
(62.3)

6
(9.8)

61
(100.0)

대졸 이상
22
(28.6)

2
(2.6)

44
(57.1)

9
(11.7)

77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9

(15.5)
9

(15.5)
36
(62.1)

4
(6.9)

58
(100.0)

10.152

200-300만원

미만
29
(25.7)

7
(6.2)

67
(59.3)

10
(8.8)

113
(100.0)

300-400만원

미만
14
(23.3)

4
(6.7)

35
(58.3)

7
(11.7)

60
(100.0)

400-500만원

미만
13
(26.5)

2
(4.1)

27
(55.1)

7
(14.3)

49
(100.0)

500만원

이상
3

(17.6)
2

(11.8)
10
(58.8)

2
(11.8)

17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32
(20.0)

16
(10.0)

88
(55.0)

24
(15.0)

160
(100.0)

16.830

제주시

읍·면지역
8

(24.2)
4

(12.1)
21
(63.6)

0
(0.0)

33
(100.0)

서귀포시

동지역
24
(31.2)

3
(3.9)

45
(58.4)

5
(6.5)

77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4

(12.9)
3
(9.7)

22
(71.0)

2
(6.5)

31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6

(26.1)
0
(0.0)

15
(65.2)

2
(8.7)

23
(100.0)

2.542
없다

62
(22.3)

26
(9.4)

161
(57.9)

29
(10.4)

278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3

(13.6)
4

(18.2)
14
(63.6)

1
(4.5)

22
(100.0)

.253
없다

65
(23.3)

22
(7.9)

162
(58.1)

30
(10.8)

279
(100.0)

*p<.05, **p<.01, ***p<.001

12)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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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13)

합계 
1 2 3 4

성별
여

86
(42.6)

24
(11.9)

35
(17.3)

57
(28.2)

202
(100.0)

9.251
*

남
82
(41.8)

41
(20.9)

37
(18.9)

36
(18.4)

196
(100.0)

3)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성별,거주지,

정치참여 경험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은 여성 정치참여 필

요성의 2,3,4순위를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28.2%),생활정치의

등장이므로(17.3%),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11.9%)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20.9%),생활정치의 등장이므로(18.9%),남

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18,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거주지 부문에

서는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는 여성정치가 권리와 의무(63.2%)라는 응답이

다른 필요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권리와 의무라는 응답과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고,제주시 읍·면지역은 권리와 의무라는 응답

과 생활정치의 등장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정치참

여 경험이 있는 경우,여성 정치참여 필요성의 2,3,4순위를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40.7%),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11.2%),생활정치의 등

장이므로(7.4%)순으로 응답한 반면,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는 남성 중심

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24.3%),생활정치의 등장이므로(18.9%),차세대에 대

한 교육이므로(14.6%)의 순으로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15>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단위:명(%)

위하여, 2: 여성들은 깨끗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3: 정치부문도 여성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4: 지금까지는 남성의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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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13)

합계 
1 2 3 4

연령

20대
42
(51.9)

12
(14.8)

7
(8.6)

20
(24.7)

81
(100.0)

13.919

30대
39
(43.8)

16
(18.0)

19
(21.3)

15
(16.9)

89
(100.0)

40대
38
(37.6)

19
(18.8)

19
(18.8)

25
(24.8)

101
(100.0)

50대
31
(36.0)

11
(12.8)

18
(20.9)

26
(30.2)

86
(100.0)

60대 이상
18
(43.9)

7
(17.1)

9
(22.0)

7
(17.1)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9

(28.1)
7

(21.9)
9

(28.1)
7

(21.9)
32

(100.0)

13.116
고졸

85
(44.0)

32
(16.6)

28
(14.5)

48
(24.9)

193
(100.0)

전문대졸
26
(34.7)

11
(14.7)

21
(28.0)

17
(22.7)

75
(100.0)

대졸 이상
48
(49.5)

15
(15.5)

14
(14.4)

20
(20.6)

97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30
(35.3)

15
(17.6)

14
(16.5)

26
(30.6)

85
(100.0)

17.877

200-300만원

미만
51
(37.0)

28
(20.3)

29
(21.0)

30
(21.7)

138
(100.0)

300-400만원

미만
39
(47.0)

13
(15.7)

14
(16.9)

17
(20.5)

83
(100.0)

400-500만원

미만
39
(60.9)

4
(6.3)

10
(15.6)

11
(17.2)

64
(100.0)

500만원

이상
8

(38.1)
3

(14.3)
4

(19.0)
6

(28.6)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70
(35.0)

29
(14.5)

41
(20.5)

60
(30.0)

200
(100.0)

49.732
***

제주시

읍·면지역
20
(33.3)

9
(15.0)

19
(31.7)

12
(20.0)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60
(63.2)

23
(24.2)

4
(4.2)

8
(8.4)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8
(41.9)

4
(9.3)

8
(18.6)

13
(30.2)

43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1
(40.7)

11
(40.7)

2
(7.4)

3
(11.2)

27
(100.0)

14.271
**

없다
157
(42.3)

54
(14.6)

70
(18.9)

90
(24.3)

3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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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13)

합계 
1 2 3 4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2
(42.9)

5
(17.9)

3
(10.7)

8
(28.6)

28
(100.0)

1.301
없다

156
(42.2)

60
(16.2)

69
(18.6)

85
(23.0)

370
(100.0)

구분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하는지에 대한 의견 합계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르겠다

성별
여

82
(40.6)

53
(26.2)

67
(33.2)

202
(100.0)

2.732
남

66
(33.3)

64
(32.3)

68
(34.3)

198
(100.0)

연령

20대
33
(40.2)

21
(25.6)

28
(34.1)

82
(100.0)

10.18130대
40
(44.9)

18
(20.2)

31
(34.8)

89
(100.0)

40대
38
(37.6)

30
(29.7)

33
(32.7)

101
(100.0)

*p<.05, **p<.01, ***p<.001

4)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가계소득,거주지,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저

소득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였고,서귀포시 거주자가 제주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정치영역

에서 소외당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리고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57.1%)

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35.5%)에 비해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

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6>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단위:명(%)

13)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와 의무이므로, 2: 차세

대에 대한 교육이므로, 3: 생활정치의 등장이므로, 4: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 77 -

구분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하는지에 대한 의견 합계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르겠다

50대
26
(29.9)

33
(37.9)

28
(32.2)

87
(100.0)

60대 이상
11
(26.8)

15
(36.6)

15
(36.6)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
(31.3)

7
(21.9)

15
(46.9)

32
(100.0)

8.006
고졸

70
(36.1)

54
(27.8)

70
(36.1)

194
(100.0)

전문대졸
34
(45.3)

24
(32.0)

17
(22.7)

75
(100.0)

대졸 이상
33
(33.7)

32
(32.7)

33
(33.7)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6
(30.6)

18
(21.2)

41
(48.2)

85
(100.0)

23.345
**

200-300만원

미만
61
(43.6)

37
(26.4)

42
(30.0)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34
(41.0)

25
(30.1)

24
(28.9)

83
(100.0)

400-500만원

미만
19
(29.7)

25
(39.1)

20
(31.3)

64
(100.0)

500만원

이상
3

(14.3)
12
(57.1)

6
(28.6)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68
(34.0)

65
(32.5)

67
(33.5)

200
(100.0)

21.945
**

제주시

읍·면지역
12
(20.0)

22
(36.7)

26
(43.3)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48
(50.5)

15
(15.8)

32
(33.7)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20
(44.4)

15
(33.3)

10
(22.2)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7

(25.9)
10
(37.0)

10
(37.0)

27
(100.0)

1.653
없다

141
(37.8)

107
(28.7)

125
(33.5)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6
(57.1)

8
(28.6)

4
(14.3)

28
(100.0)

6.686
*

없다
132
(35.5)

109
(29.3)

131
(35.2)

372
(1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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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이 정치소외 당하는 원인14)

합계 
1 2 3 4

성별
여

34
(66.7)

2
(3.9)

12
(23.5)

3
(5.9)

51
(100.0)

4.426
남

38
(57.6)

9
(13.6)

12
(18.2)

7
(10.6)

66
(100.0)

연령

20대
21
(80.8)

2
(7.7)

3
(11.5)

0
(0.0)

26
(100.0)

19.947

30대
16
(48.5)

4
(12.1)

8
(24.2)

5
(15.2)

33
(100.0)

40대
18
(60.0)

1
(3.3)

10
(33.3)

1
(33.3

30
(100.0)

50대
13
(61.9)

4
(19.0)

2
(9.5)

2
(9.5)

21
(100.0)

60대 이상
4

(57.1)
0
(0.0)

1
(14.3)

2
(28.6)

7
(100.0)

학력

중졸 이하
2

(33.3)
0
(0.0)

2
(33.3)

2
(33.3)

6
(100.0)

13.881
고졸

36
(72.0)

3
(6.0)

8
(16.0)

3
(6.0)

50
(100.0)

전문대졸
14
(45.2)

6
(19.4)

8
(25.8)

3
(9.7)

31
(100.0)

대졸 이상
19
(65.2)

2
(6.9)

6
(20.7)

2
(6.9)

29
(100.0)

5)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117명에 대해 “여성이 정

치소외를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거주지부

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모든 거주지에서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51.1%～

85.7%)이라고 응답한 가운데,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사회적 편견 때문(51.1%)

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두 번째 이유인 성인지적 고정관념

(35.6%)이라는 응답률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아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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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이 정치소외 당하는 원인14)

합계 
1 2 3 4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16
(88.9)

0
(0.0)

1
(5.6)

1
(5.6)

18
(100.0)

15.793

200-300만원

미만
26
(54.2)

6
(12.5)

13
(27.1)

3
(6.3)

48
(100.0)

300-400만원

미만
17
(58.6)

4
(13.8)

5
(17.2)

3
(10.3)

29
(100.0)

400-500만원

미만
12
(63.2)

1
(5.3)

4
(21.1)

2
(10.5)

19
(100.0)

500만원

이상
0
(0.0)

0
(0.0)

1
(50.0)

1
(50.0)

2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27
(61.4)

5
(11.4)

6
(13.6)

6
(13.6)

44
(100.0)

20.529
*

제주시

읍·면지역
10
(71.4)

1
(7.1)

0
(0.0)

3
(21.4)

14
(100.0)

서귀포시

동지역
23
(51.1)

5
(11.1)

16
(35.6)

1
(2.2)

4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2
(85.7)

0
(0.0)

2
(14.3)

0
(0.0)

14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5

(71.4)
0
(0.0)

1
(14.3)

1
(14.3)

7
(100.0)

1.246
없다

67
(60.9)

11
(10.0)

23
(20.9)

9
(8.2)

110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5

(55.6)
1

(11.1)
3

(33.3)
0
(0.0)

9
(100.0)

1.702
없다

67
(62.0)

10
(9.3)

21
(19.4)

10
(9.3)

108
(100.0)

*p<.05, **p<.01, ***p<.001

6)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최근 정치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가계소득,거주지,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61.9%)이 남성

(46.5%)에 비해,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저소득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

14)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여성출마자의 제약, 3: 성인지적 고정관념, 4: 여성후보의 정치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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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할당제,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의견
합계 

바람직
바람직

하지않다
모르겠다

성별
여

125
(61.9)

8
(4.0)

69
(34.2)

202
(100.0)

17.337
***

남
92
(46.5)

29
(14.6)

77
(38.9)

198
(100.0)

연령

20대
44
(53.7)

7
(8.5)

31
(37.8)

82
(100.0)

1.818

30대
44
(49.4)

8
(9.0)

37
(41.6)

89
(100.0)

40대
57
(56.4)

9
(8.9)

35
(34.7)

101
(100.0)

50대
49
(56.3)

9
(10.3)

29
(33.3)

87
(100.0)

60대 이상
23
(56.1)

4
(9.8)

14
(34.1)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5
(16.9)

3
(9.4)

14
(43.8)

32
(100.0)

8.766
고졸

100
(51.5)

14
(7.2)

80
(41.2)

194
(100.0)

전문대졸
48
(64.0)

7
(9.3)

20
(26.7)

75
(100.0)

대졸 이상
54
(55.1)

13
(13.3)

31
(31.6)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9
(34.1)

12
(14.1)

44
(51.8)

85
(100.0)

26.773
**

200-300만원

미만
76
(54.3)

10
(7.1)

54
(38.6)

140
(100.0)

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바람직하고 응답하였다.제주시 거주자의

경우,동지역(56.5%)과 읍·면지역(53.3%)에 관계없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유

사하게 나타났고,서귀포시의 경우,동지역 거주자는 62.9%의 응답자가 바람직

하다고 응답한 반면,읍·면지역 거주자는 28.9%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28.6%)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

(7.8%)에 비해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8>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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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할당제,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의견
합계 

바람직
바람직

하지않다
모르겠다

300-400만원

미만
45
(54.2)

9
(10.8)

29
(34.9)

83
(100.0)

400-500만원

미만
488
(75.0)

4
(6.3)

12
(18.8)

64
(100.0)

500만원

이상
13
(61.9)

2
(9.5)

6
(28.6)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113
(56.5)

17
(8.5)

70
(35.0)

200
(100.0)

20.249
**

제주시

읍·면지역
32
(53.3)

8
(13.3)

20
(33.3)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59
(62.1)

3
(3.2)

33
(34.7)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8.9)

9
(20.0)

23
(51.1)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1
(40.7)

4
(14.8)

12
(44.4)

27
(100.0)

2.444
없다

206
(55.2)

33
(8.8)

134
(35.9)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4
(50.0)

8
(28.6)

6
(21.4)

28
(100.0)

14.125**

없다
203
(54.6)

29
(7.8)

140
(37.6)

372
(100.0)

*p<.05, **p<.01, ***p<.001

7)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여성이 정치영역에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

니까”라고 질문한 결과,거주지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모든 거주지에서 여성 정

치참여를 위한 개선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21.1%～42.1%)이 가장 필요하다

고 응답한 가운데,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는 사회분위기 조성(21.1%)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여성정치가 변화(20.0%)되어야 한다는 응답률

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아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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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 개선점15)

합계 
1 2 3 4

성별
여

52
(25.7)

84
(41.6)

33
(16.3)

33
(16.3)

202
(100.0)

.570
남

49
(24.7)

79
(39.9)

38
(19.2)

32
(16.2)

198
(100.0)

연령

20대
23
(28.0)

33
(40.2)

17
(20.7)

9
(11.0)

82
(100.0)

17.954

30대
20
(22.5)

42
(47.2)

16
(18.0)

11
(12.4)

89
(100.0)

40대
24
(23.8)

39
(38.6)

23
(22.8)

15
(14.9)

101
(100.0)

50대
24
(27.6)

36
(41.4)

11
(12.6)

16
(18.4)

87
(100.0)

60대 이상
10
(24.4)

13
(31.7)

4
(9.8)

14
(34.1)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7

(21.9)
9

(28.1)
5

(15.6)
11
(34.4)

32
(100.0)

11.007

고졸
51
(26.3)

75
(38.7)

37
(19.1)

31
(16.0)

194
(100.0)

전문대졸
21
(28.0)

32
(42.7)

12
(16.0)

10
(13.3)

75
(100.0)

대졸 이상
22
(22.4)

46
(46.9)

17
(17.3)

13
(13.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4
(28.2)

38
(44.7)

11
(12.9)

12
(14.1)

85
(100.0)

9.609

200-300만원

미만
36
(25.7)

54
(38.6)

32
(22.9)

18
(12.9)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22
(26.5)

29
(34.9)

15
(18.1)

17
(20.5)

83
(100.0)

400-500만원

미만
14
(21.9)

26
(40.6)

11
(17.2)

13
(20.3)

64
(100.0)

500만원

이상
4

(19.0)
11
(52.4)

2
(9.5)

4
(19.0)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62
(31.0)

77
(38.5)

24
(12.0)

37
(18.5)

200
(100.0)

35.035
***제주시

읍·면지역
18
(30.0)

23
(39.3)

7
(11.7)

12
(20.0)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12
(12.6)

40
(42.1)

33
(34.7)

10
(10.5)

95
(100.0)

<표 4-19>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단위:명(%)



- 83 -

구분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 개선점15)

합계 
1 2 3 4

서귀포시

읍·면지역
9

(20.0)
23
(21.1)

7
(15.6)

6
(13.3)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1
(40.7)

11
(40.7)

3
(11.1)

2
(7.4)

27
(100.0)

4.864
없다

90
(24.1)

152
(40.8)

68
(18.2)

63
(16.9)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8

(28.6)
11
(39.3)

1
(3.6)

8
(28.6)

28
(100.0)

6.370
없다

93
(25.0)

152
(40.9)

70
(18.8)

57
(15.3)

372
(100.0)

*p<.05, **p<.01, ***p<.001

4.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1)의회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

에 대해서는 성별,가계소득,거주지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62.9%)이 남성

(39.4%)에 비해,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저소득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주특별자치도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제주시의 경우,동지역 거주자(55.5%)가 읍·면지역 거주자(45.0%)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거

주자(60.0%)가 동지역 거주자(42.1%)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5)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개선점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치의 변화, 2: 

사회적 분위기 조성, 3: 성 고정관념 탈피, 4: 여성지도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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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에 대한 평가 합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성별
여

8
(4.0)

67
(33.2)

127
(62.9)

202
(100.0)

22.080
***

남
12
(6.1)

108
(54.5)

78
(39.4)

198
(100.0)

연령

20대
5
(6.1)

42
(51.2)

35
(42.7)

82
(100.0)

8.164

30대
5
(5.6)

43
(48.3)

41
(46.1)

89
(100.0)

40대
4
(4.0)

38
(37.6)

59
(58.4)

101
(100.0)

50대
5
(5.7)

38
(43.7)

44
(50.6)

87
(100.0)

60대 이상
1
(2.4)

14
(34.1)

26
(63.4)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3
(9.4)

13
(40.6)

16
(50.0)

32
(100.0)

12.202
고졸

7
(3.6)

100
(51.5)

87
(44.8)

194
(100.0)

전문대졸
3
(4.0)

30
(40.0)

42
(56.0)

75
(100.0)

대졸 이상
7
(7.1)

32
(32.7)

59
(60.2)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9

(10.6)
45
(52.9)

31
(36.5)

85
(100.0)

22.585
**

200-300만원

미만
2
(1.4)

67
(47.9)

71
(50.7)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3
(3.6)

32
(3.6)

48
(57.8)

83
(100.0)

400-500만원

미만
3
(4.7)

25
(39.1)

36
(56.3)

64
(100.0)

500만원

이상
3

(14.3)
5

(23.8)
13
(61.9)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13
(6.5)

76
(38.0)

111
(55.5)

200
(100.0)

14.990
*제주시

읍·면지역
5
(8.3)

28
(46.7)

27
(45.0)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1
(1.1)

54
(56.8)

40
(42.1)

95
(100.0)

<표 4-20>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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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에 대한 평가 합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서귀포시

읍·면지역
1
(2.2)

17
(37.8)

27
(60.0)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
(3.7)

9
(33.3)

17
(63.0)

27
(100.0)

1.591
없다

19
(5.1)

166
(44.5)

188
(50.4)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2
(7.1)

10
(35.7)

16
(57.1)

28
(100.0)

.925
없다

18
(4.8)

165
(44.4)

189
(50.8)

372
(100.0)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합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성별 여
50
(24.8)

10
(5.0)

142
(70.3)

202
(100.0)

8.405
*

*p<.05, **p<.01, ***p<.001

2)여성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못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월

등히 많은 가운데,성별,연령,학력,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24.8%)이 남성

(20.7%)에 비해,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학력일수

록 고학력에 비해 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정

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25.0%)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7.8%)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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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합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남
41
(20.7)

26
(13.1)

131
(66.2)

198
(100.0)

연령

20대
9

(11.0)
9

(11.0)
64
(78.0)

82
(100.0)

18.559
*

30대
16
(18.0)

11
(12.4)

62
(60.4)

89
(100.0)

40대
30
(29.7)

10
(9.9)

61
(60.4)

101
(100.0)

50대
21
(24.1)

5
(5.7)

61
(70.1)

87
(100.0)

60대 이상
15
(36.6)

1
(2.4)

25
(61.0)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6

(18.8)
1
(3.1)

25
(78.1)

32
(100.0)

17.584
**

고졸
33
(17.0)

16
(8.2)

145
(74.7)

194
(100.0)

전문대졸
28
(37.3)

9
(12.0)

38
(50.7)

75
(100.0)

대졸 이상
24
(24.5)

10
(10.2)

64
(65.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10
(11.8)

10
(11.8)

65
(76.5)

85
(100.0)

12.160

200-300만원

미만
36
(25.7)

9
(6.4)

95
(67.9)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19
(22.9)

7
(8.4)

57
(68.7)

83
(100.0)

400-500만원

미만
20
(31.3)

8
(12.5)

36
(56.3)

64
(100.0)

500만원

이상
6

(28.6)
2
(9.5)

13
(61.9)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47
(23.5)

14
(7.0)

139
(69.5)

200
(100.0)

10.608

제주시

읍·면지역
13
(21.7)

9
(15.0)

38
(63.3)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27
(28.4)

9
(9.5)

59
(62.1)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4
(8.9)

4
(8.9)

37
(82.2)

45
(100.0)

정치 있다 8 5 14 27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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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합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참여

경험

(29.6) (18.5) (51.9) (100.0)

없다
83
(22.3)

31
(8.3)

259
(69.4)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6

(21.4)
7

(25.0)
15
(53.6)

28
(100.0)

9.538
**

없다
85
(22.8)

29
(7.8)

258
(69.4)

372
(100.0)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합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성별 여
56
(27.7)

146
(72.3)

202
(100.0)

13.869
***

*p<.05, **p<.01, ***p<.001

3)여성의원 비례대표 인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의견보다 모르고 있다 의견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성별,거주지,정치참여 경험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남성(45.7%)이 여성

(27.7%)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58.9%)이 타지역에 비해 제주특

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다음으로 제주시 읍·면지역(41.7%),제주시 동지역(29.1%),서귀포시

읍·면지역(15.6%)순으로 나타났다.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55.6%)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5.2%)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

례대표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비례대표 인지 여부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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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합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남
90
(45.7)

107
(54.3)

197
(100.0)

연령

20대
28
(34.1)

54
(65.9)

82
(100.0)

5.467

30대
25
(28.1)

64
(71.9)

89
(100.0)

40대
39
(38.6)

62
(61.4)

101
(100.0)

50대
35
(40.7)

51
(59.3)

86
(100.0)

60대 이상
19
(46.3)

22
(53.7)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
(31.3)

22
(68.8)

32
(100.0)

1.001

고졸
75
(38.7)

119
(61.3)

194
(100.0)

전문대졸
25
(33.8)

49
(66.2)

74
(100.0)

대졸 이상
36
(36.7)

62
(63.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4
(28.2)

61
(71.8)

85
(100.0)

6.103

200-300만원

미만
49
(35.3)

90
(64.7)

139
(100.0)

300-400만원

미만
38
(45.8)

45
(54.2)

83
(100.0)

400-500만원

미만
26
(40.6)

38
(59.4)

64
(100.0)

500만원

이상
8

(38.1)
13
(61.9)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58
(29.1)

141
(70.9)

199
(100.0)

34.467
***

제주시

읍·면지역
25
(41.7)

35
(58.3)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56
(58.9)

39
(41.1)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7

(15.6)
38
(84.4)

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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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합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5
(55.6)

12
(44.4)

27
(100.0)

4.489
*

없다
131
(35.2)

241
(64.8)

372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5
(53.6)

131
(35.3)

28
(100.0)

3.742

없다
13
(46.4)

240
(64.7)

371
(100.0)

*p<.05, **p<.01, ***p<.001

4)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발전에 대한 견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성별,학력,

거주지,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73.8%)이 남성

(44.4%)에 비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야 된다고 응답하였

고,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행수준 유지(27.3%)또는 모르겠다(28.3%)는 의견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저학력군에 비해,제주시 거

주자일수록 서귀포 거주자에 비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가 확대되야

된다고 응답하였다.특히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확대되어야 된다는

응답(32.6%)보다 현행수준 유지(44.2%)해야 된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나 타지

역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75.0%)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

답자(56.5%)에 비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야 된다고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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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합계 
확대

해야

현행

수준

유지

축소

해야

모르

겠다

성별
여

149
(73.8)

24
(11.9)

0
(0.0)

29
(14.4)

202
(100.0)

45.512
***

남
82
(41.4)

54
(27.3)

6
(3.0)

56
(28.3)

198
(100.0)

연령

20대
42
(51.2)

14
(17.1)

3
(3.7)

23
(28.0)

82
(100.0)

15.983

30대
54
(60.7)

14
(15.7)

2
(2.2)

19
(21.3)

89
(100.0)

40대
65
(64.4)

21
(20.8)

0
(0.0)

15
(14.9)

101
(100.0)

50대
44
(50.6)

23
(26.4)

0
(0.0)

20
(23.0)

87
(100.0)

60대 이상
26
(63.4)

6
(14.6)

1
(2.4)

8
(19.5)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6
(50.0)

3
(9.4)

0
(0.0)

13
(40.6)

32
(100.0)

25.983
**

고졸
98
(50.5)

46
(23.7)

3
(1.5)

47
(24.2)

194
(100.0)

전문대졸
49
(65.3)

17
(22.7)

0
(0.0)

9
(12.0)

75
(100.0)

대졸 이상
68
(69.4)

12
(12.2)

3
(3.1)

15
(15.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40
(47.1)

15
(17.6)

2
(2.4)

28
(32.9)

85
(100.0)

20.343

200-300만원

미만
78
(55.7)

35
(25.0)

1
(0.7)

26
(18.6)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50
(60.2)

13
(15.7)

0
(0.0)

20
(24.1)

83
(100.0)

400-500만원

미만
44
(68.8)

11
(17.2)

2
(3.1)

7
(10.9)

64
(100.0)

500만원

이상
12
(57.1)

4
(19.0)

1
(4.8)

4
(19.0)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137
(68.5)

25
(12.5)

3
(1.5)

35
(17.5)

200
(100.0)

61.511
***

제주시

읍·면지역
38
(63.3)

7
(11.7)

2
(3.3)

13
(21.7)

60
(100.0)

<표 4-23>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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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합계 
확대

해야

현행

수준

유지

축소

해야

모르

겠다

서귀포시

동지역
31
(32.6)

42
(44.2)

0
(0.0)

22
(23.2)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25
(55.6)

4
(8.9)

1
(2.2)

15
(33.3)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20
(74.1)

2
(7.4)

1
(3.7)

4
(14.8)

27
(100.0)

5.009
없다

211
(56.6)

76
(20.4)

5
(1.3)

81
(21.7)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21
(75.0)

3
(10.7)

2
(7.1)

2
(7.1)

28
(100.0)

11.954
**

없다
210
(56.5)

75
(20.2)

4
(1.1)

83
(22.3)

372
(1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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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학력
가계

소득

거주

지

정치관심도

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
○ ○ ○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

기 정도
○ ○ ○

선거제도 관심 정도 ○ ○

제 2절 가설 검증

1.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정치관심도 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

항 중 성별,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9개 문항)나타났고,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1개 문항)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일수록,

고연령일수록,가계소득이 높을수록,서귀포 동지역 거주자일수록 정치관심도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7개의 세부문항 중 거주지에 따

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6개 문항)나타났고,성별(3개 문항),학력(2

개 문항),가계소득(2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반면에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4개 문

항),거주지(3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연령(1

개 문항),학력(2개 문항),가계소득(1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 세부문항별 채택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4>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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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학력
가계

소득

거주

지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정도
○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정도
○ ○ ○

선거기간 정당 및 후보

자 선거운동 정도
○ ○ ○ ○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참여 정도
○ ○ ○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 정도
○ ○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

정도
○ ○ ○

투표 참여 정도 ○ ○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

한 견해
○ ○ ○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 ○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 ○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

공천제에 대한 견해
○ ○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

제주특별자치

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 ○ ○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 ○ ○

여성의원 비례대표직 인

지 여부
○ ○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 ○ ○

주)가설이 채택된 경우,○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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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정치참여 여부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정치관심도 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

중 8개 문항이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개

문항에서 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

로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도”,“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참여

정도”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 정도”에서는 정치참여 의향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반면에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정

도”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7개의 세부문항 중 1개 문항만 정

치참여 경험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개 문항에서 정치참

여 의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여성 정치참

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참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고,“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문항에서는 정치참여 의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견해”,“여성후보자 지지 이유”,“여성이 정

치소외를 당하는 원인”,“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문항에서는 정치참

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문항 중 1개 문항만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개 문항에서 정치

참여 의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여성의원

이 비례대표직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향후 제주지역 여

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문항에서는 정치참여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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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향

정치관심도

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
○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

기 정도
○ ○

선거제도 관심 정도 ○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정도
○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정도
○

선거기간 정당 및 후보

자 선거운동 정도
○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정도
○ ○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 정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

정도
○

투표에 참여 정도 ○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

한 견해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

공천제에 대한 견해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차이가 나타났다.반면에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2.「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

다」에서 세부문항별 채택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5>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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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향

제주특별자치

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

여성의원 비례대표직 인

지 여부
○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

주)가설이 채택된 경우,○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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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문항

1.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 자

격기준, 제도적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3절 면접조사(인터뷰)결과

1.인터뷰의 목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제주지역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할 때를 1.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와 2.여성

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실직적인 필요요소(마음가짐,자격기준,

제도적 부문 등)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조사

하였다.인터뷰 내용은 실증 평가의 결과에 지역적인 특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 중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발적으로 면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에 참여를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조사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연구절차를 설명하다.이러한 면접참여자 모집과정

을 통해 최종 면접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전직의원 2명,현직의원 4명,

정당인 7명으로 총 13명이다.

2.질문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부문에 진입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필요

요소 및 장애요인을 팡가하기 위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다.인터뷰조사에 따

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4-26>면접조사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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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문항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성이 정치에 

도전을 하는 단계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문은 어

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 정당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여성 정

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수행하기 위

해 구조화된 질문지는 준비하지 않았고,질문하고자 준비한 문항 외에 면접

도중 추가적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질문을 확장시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습득하였다.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contentanalysis)방법을 적용

하였다.이 방법은 질적 자료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방대한 정보를

분류하여 자료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사하는 방식이다(강혜규 외,2010).

자료수집을 위한 면접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

이며,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30분에서 2시간 정도이다.또한 면접

조사를 수행하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

였다.

첫째,인터뷰 이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연구참여자의 참여의사

를 재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인터뷰 자료를 기술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의 이름 대신 (연구참여자

1),(연구참여자 2)등의 부호로 표기하였으며,연구참여자의 구술내용을 표기

할 때에도 참여자 번호를 이용하였다.

셋째,연구참여자의 발언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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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면접대상자는 총 13명이며,연령대는

50대 6명,60대 이상 4명,40대 2명,30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전직의원은 모

두 60대 이상으로 나타났고,현직의원은 3명이 50대,1명이 40대로 나타났다.

정당인은 60대 이상 2명,50대 3명,40대 1명,30대 1명으로 나타났다.소속 정

당은 새누리당 6명,민주당 3명,무소속 1명,미표시 3명으로 나타났다.

<표 4-27>서비스 공급기관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직업 소속 정당

연구참여자 1 60대 이상 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2 40대 현직의원 무소속

연구참여자 3 60대 이상 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4 60대 이상 정당인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5 50대 정당인 -

연구참여자 6 60대 이상 정당인 민주당

연구참여자 7 50대 정당인 민주당

연구참여자 8 30대 정당인 -

연구참여자 9 50대 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10 50대 현직의원 민주당

연구참여자 11 50대 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12 50대 정당인 -

연구참여자 13 40대 정당인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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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전직의원

- 일상생활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는 마음가짐

- 전문성과 헌신성 및 리더십과 역량 강화 필요

- 정치자금 지원, 할당제 강화

현직의원

- 정치라는 영역을 파악하고, 명확한 비전 정립 필요

- 학력, 경력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마인드 필요

-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소신과 철학 필요

- 특정 자격 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많은 경험과 경륜 필요

- 봉사라는 의식 중요

- 전문직종에서 일했던 직업군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도정에 대한 감

시, 견제가 가능함

4.인터뷰내용 분석 결과

1)여성의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자격기준,제도

적 부문)을 질문한 결과,전·현직의원과 정당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현직의원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고자 할때는 특

별한 자격기준보다는 헌신성,비전 등을 강조한 반면,정당인의 경우,책임감

과 사명감 및 역량,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전

직의원은 여성은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집

중하고,이를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정치자금 지원 및 할당제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현직의원의 경우,학력,경력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하는 마인드와 명확한 비전 정립,그리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리고 전문직종에서 일했던 직업군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정당인

의 경우에는 공정한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주변의 권유보다는 누가

보아도 보편 타당한 후보에게 공천을 해주어야 하며,선거가 임박해서 공천하

기 보다는 역량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8>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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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정당인

- 책임감과 사명감 및 역량 필요

- 보편 타당한 후보에게 공천을 해주어야 함

- 역량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중요

- 정치활동을 바르게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치 아카데미, 세미나 등을 통해 여성 정치인 양성 필요

범주 인터뷰 내용

마음가짐

“정치는 봉사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연구참여자 9)

“정치=도의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도의원’이라고 생각해

야 합니다. 즉 명확한 비전을 정립하는게 중요합니다.”(연구참여자 2)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신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권유한다고 섣불리 결정하면 문

제가 생길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6)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틀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원으로

서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 환경 

등 일상생활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

다.”(연구참여자 1)

자격기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학력, 경력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잇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2)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정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사회활

동을 통하여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다면 무난하다고 보입니다.”(연구참

여자 10)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자격기준,제도

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9>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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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인터뷰 내용

“여성으로서 정치는 생활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어

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히 

정당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지역이 참 일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연

구참여자 7)

“전문직종에서 일했던 직업군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와야 도정의 정책

과 예산분배에 대하여 심도 깊은 감시, 견제를 할 수 있고 생산적인 

대안제시가 가능합니다.”(연구참여자 9)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여성 누구나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

아들이는게 아니고 기준을 향상시켜 보편타당한 후보에게 공천을 해주어

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살아오면서 타의 귀감

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연구참여자 6)

제도적

부문

“여성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출직 30%는 여성공천

할당이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며, 이 목표 당성을 위해 여성당원들과 

여성계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1)

“각 정당이나 자치단체에서 여성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나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한 여성 정치인을 양성해야 합니다.”(연구참여자 7)

“현재 공천제는 현역에게 유리하고 공천에서 남성중심으로 편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의무공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강

화해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능성 있는 후보인 경우 우선 공천을 해주

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연구참여자 6)

“아직까지 여성정치참여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의 폭을 정당 혹은 공직선거법을 통하여 보강할 수 있어야 합니

다.”(연구참여자 10)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전·현직의원

과 정당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현직의

원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고자 할때는 자금운용 능력(경제적 문제)을 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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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

전직의원
- 인지도 미흡

- 자금운용 능력, 조직력 부족

현직의원

- 여성의 정치역량에 대한 의구심 또는 선입견

- 기존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 문제

- 경제적 문제

정당인

- 가족들의 지지 부족

-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가부장적 사회분위기)

- 학연, 지연, 혈연의 전통적 걸림돌

- 다양한 멘토의 부재

범주 인터뷰 내용

남성중심

정치 문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로 인해 여성 스스로 정치영역에서 자

기역량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2)

림돌로 지적한 반면 정당인의 경우,가족들의 지지 부족,남성중심의 정치문

화 등을 지적하였다.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정치를 하고자 해도 지역사회에

서의 인지도가 미흡하고,자금운용 능력과 조직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직의원은 여성의 정치역량에 대한 의구심 및 선입견,기존의 남성 중심 정

치문화,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여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 문제,경제적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정당인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지지 부족,남성중심 정

치문화,다양한 멘토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표 4-30>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 4-31>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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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인터뷰 내용

“우리나라는 오랜기간동안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었고, 한 지

역구의 대표를 여자로 보내는 데는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

다도 그 자리를 남성들이 여성에게 내어주는 것을 자존심의 큰 상처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4)

“많이 나아지긴 하였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정치는 여

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8)

가족들의지

지 부족

“남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육아, 자녀교육, 시부모 공양, 남편 뒷바

라지 등 주부로서 할 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시스템은 여성이 

정치분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로가 

많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현

실입니다.”(연구참여자 4)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합니다. 남성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

이 당연시되는데 비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가족의 허

락, 특히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연구참여자 8)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가족의 이해와 지원을 받는데 어

려움이 많습니다.”(연구참여자 9)

경제적

문제

“남성들에 비해 선거기탁금 등 자금운용능력이 부족한게 사실입니

다.”(연구참여자 1)

“출마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과 연계되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연구참여자 7)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11)

기타

“다양한 멘토의 부재, 동료 정치인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연구참여자 5)

“평소에는 도움을 줄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출사표를 던지면 상대의 흠

집을 내려고 하며, 이런 일에 특히 여성이 앞장서는 것이 걸림돌이라

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6)(연구참여자 10)(연구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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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인터뷰 내용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순수한 여성은 할 일이 못된다는 일부 팽배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런 더러

운 정치(패거리 정치, 궨당 정치)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대안은 

여성정치입니다.”(연구참여자 9)

“지역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지지도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구도 분

석을 해야하는데 조직력이 부족해요.”(연구참여자 3)(연구참여자 7)

구분 선거운동과정 문제점

전직의원

- 자기를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부족

-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대화법 등 연구 필요

- 설득력 부족

- 정당차원에서 지원 부족

- 여성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부족

현직의원

- 조직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능력 부족

- 경험있는 멘토 부족

- 자신감 부족

- 선거운동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미흡

2)여성의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직력 미흡을 지적한 가운데,전직의원과 정당인은 공통적으로

인지도 미흡,설득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반면,현직의원은 자신감 부

족,선거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인지도 미흡,설득력 부족,정당 차원의 지원 부족,여성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을 지적하였고,현직의원은 조직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능력 부족,경

험있는 멘토 부족,자신감 부족,선거운동원들의 적극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

다.정당인의 경우,대처능력 부족,설득력 부족,인지도 미흡,남성중심 선거

문화,자금 동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표 4-32>선거운동과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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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거운동과정 문제점

정당인

- 선거기간 중에 벌어지는 비방에 대처능력 부족

- 설득력 부족

- 인지도 미흡

- 남성중심의 선거문화(술 권하는 사회 등)

- 자금 동원 문제

- 조직력 문제

범주 인터뷰 내용

조직력

부족

“선거에 필요한 조직을 구축하고, 참모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부

족합니다.”(연구참여자 2)

“여성은 결혼과 함께 출생지를 떠나면서 친척, 초중고대학 동문들과 연

락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아 조직을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비해, 남성들

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조직을 꾸리기가 용이합니다..”(연구

참여자 7)(연구참여자 8)

“현실적으로 여성은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지역구에 선거하기에는 인지

도, 조직, 재정면에서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인지도

미흡

“선거기간동안 만으로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인지도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7)

“남성은 오랜기간 선거를 준비해온 경우가 많고 학연, 지연, 혈연 등으

로 끈끈한 커넥션을 형성해 놓아 공천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여성은 정치를 결심하는 시기도 대체로 

늦고 준비 기간도 짧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연구

참여자 8)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3>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점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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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인터뷰 내용

남성중심

선거문화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선거운동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여

성단체들 역시 그동안 남성후보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에 익

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후보를 돕거나 조직화하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서 선거출마자나 운동을 도와주는 이들이나 선거에 성공한다는 자신

감이 모자랍니다.”(연구참여자 9)

“술 권하는 분위기 등 남성 위주의 선거문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

다.”(연구참여자 5)

기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 허위 사실 공표 및 비

방에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연구참여자 4)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전반적이고 실

질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연구참여자 3)

“돈 안쓰는 투명한 선거라고는 하지만 선거경비 등 돈이 많이 들고 자

금조달부분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5)(연구참여자 13)

“현실적으로 여성은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지역구에 선거하기에는 

인지도, 조직, 재정면에서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여성이라 약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으로 인해 선거운동원들의 적극적

인 자세가 부족합니다.”(연구참여자 11)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문을 질문한 결과,정당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가운데,전·현직의

원,정당인에 따라 다른 지원을 주문하기도 하였다.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선거전략 및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현직의원은 선거의 투

명성 제고,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필요,정당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및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였다.정당인의 경우에는 정치 관계법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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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거운동과정에서 도움을 원하는 부문

전직의원
- 선거전략 지원

- 자금 지원

현직의원

-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

-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필요

- 정당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 정당차원에서 적극 지원

정당인

- 정치 관계법 안내 등 교육 훈련

- 인적 네트워크 조성

- 재정 지원

- 여성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 여성 할당 강화

범주 인터뷰 내용

정당

차원의

지원

“정당보조금 등 여성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적 배려)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연구참여자 2)

“선거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선거운동 관련 사무실, 선거운동차량, 

자원봉사자 및 선거운동요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4)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선출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차원

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천시 여성후보가 

원하는 지역에 반드시 공천을 해준다던가, 여성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

대 형성, 선배 여성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10)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인적 네트워크 조성,재정 지원,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운영,여성 할당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4-34>선거운동과정에서 도움을 원하는 부문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5>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문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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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인터뷰 내용

기타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가족, 선거 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변화와 승리

의 적극적이고 신바람 나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단

체나 여성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4)

“비례대표처럼 지역에서 여성이 일정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8)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후보를 지원하고 여성단체가 조직적으로 여성 풀

뿌리 일꾼을 만들겠다는 공감형성이 중요합니다.”(연구참여자 9)

“실제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 과정의 투명

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연구참여자 2)

“여성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과 여성단체, 정당 등 각계 공동

대응 및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3)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전직의원

- 여성후보자의 공천여건 조성 필요

- 여성의 정치세력화 필요

- 조직력, 재정력 지원

- 사회전반적인 남성중심 정치문화 개선

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전직의원,현직의원,정당인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여성후

보자의 공천여건 조성 필요,여성의 정치세력화 필요,사회전반의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개선 등을 지적한 반면,현직의원은 여성 스스로의 인식 개선 교육,

여성 정치선배 멘토링,정당별 여성위원회 활성화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정당

인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사회분위기 조성,지속적인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필요,여성 단체와의 연대 필요,선배 여성 정치인들의 사회공헌,보

육의 공공화 및 노인 돌봄의 사회화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표 4-36>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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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현직의원

- 여성 스스로의 인식 개선 교육

- 여성 정치선배 멘토링

- 여성 정치관련 전문성 제고 교육

- 정당별 여성위원회의 활성화 필요

- 연대를 통해 여성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정당인

- 여성 정치참여 필요성과 분위기 조성

- 지속적으로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 전직 정치인-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

- 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

- 선배 여성정치인들의 사회공헌

- 여성 스스로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보육의 공공화, 노인 돌봄의 사회화 등 필요

범주 인터뷰 내용

공천여건

조성

“여성후보자의 공천여건 조성이 중요한데, 남성후보자와 경선하지 않고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당 역할이 중요합

니다.”(연구참여자 1)

“여성은 결혼과 함께 출생지를 떠나면서 친척, 초중고대학 동문들과 연

락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아 조직을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비해, 남성들

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조직을 꾸리기가 용이합니다..”(연구

참여자 7)(연구참여자 8)

“여성정치참여의 걸림돌로 여겨져 온 ‘돈과 조직의 부족’과 ‘정당

의 지원 부족’ 등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13)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여성이 여성의 편에 서서, 정치기반 확대를 위한 협조체제가 가능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연구참여자 2)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여성 

생활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감대 확산운동이 필요합니다.”(연구참

여자 9)(연구참여자 1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7>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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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인터뷰 내용

여성의

정치

세력화

“도민과 정당, 여성계 각계각층 결집된 정책적 협조로 조직적 연대가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3)

“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2)(연구참여자 4)

“각 정당, 여성 등을 총망라한 결집할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여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를 통

한 후보 발굴 및 선거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13)

교육 필요

“여성 관련 교육기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여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

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연구참여자 4)

“여성 정치 관련 전문성 제고 교육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2)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연구참

여자 6)

기타

“여성성에 기초한 정치 서비스 정신과 남성과 다른 정책 개발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정치를 통한 주민 밀착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면 평상시의 의정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연

구참여자 5)(연구참여자 7)

“선배 여성 정치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참여

자 7)(연구참여자 12)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화, 아동 돌봄의 공공화, 노인 

돌봄의 사회화 등이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연구참여자 

8)(연구참여자 12)

“여성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임을 확산할 수 있는 언론매체의 홍

보가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10)

“여성후보자 스스로가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연구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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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조사 결과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의 지방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구체적으로 제도적 차원과 사회․

문화의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1.제도적 차원

첫째,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현행 공직선거법

상,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50% 및 홀수번호 부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역구 30% 여성할당은 노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2010년 제5대 전

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공천결과를 살펴보면,민주당의 경우 29개 선거

구에서 2개 선거구만 여성이 공천되었고,새누리당도 2개 선거구만 여성이 공

천되었다.이는 여성 공천 비율이 전체 선거구의 10%도 안되는 수준으로 여성

할당 노력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따라 여성의 지

방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

다.즉 제주의 경우 각 정당별로 29개 선거구의 30%인 8-9개 선거구에서는 여

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가칭)‘여성정치인 육성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으로 자금력 부족과 정당 지원 부족 등이 지

적되었다.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총수의 5%이상을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를 지방선

거에 벤치마킹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여성정치인 육성펀드 기금을

조성하고,지역의 역량있는 여성 리더 발굴 및 교육,선거자금 지원,전략 지원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남녀동반선출제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남녀동반선출제는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제안된 제도이다.이 제도는 기초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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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 선거구에서 남성 1

명,여성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는 남성 후보 1인과 여성후보 1인에

게 각각 투표하고 다수를 얻은 남녀후보가 각각 선출되게 된다.이 법안을 참

고하여 제주지역은 지역구에서 적용하여 실효성을 시험해보고,특별법에 규정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현행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비율이 지역

대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 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

다(얼길임,2008).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999명 중

선출직 2,513명,비례 375명으로 14.9%,광역의회 전체 733명 중 선출직 655명,

비례 78명(11.9%)을 시행하여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향후 여성

이 선출직으로서 의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비례할당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여성이 공천과정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공천심사과정을 투명화하고 합리화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2.사회․문화의식적 차원

첫째,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및 차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인식조사

결과,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으로 권리와 의무라는 응답과 기존의 정치가 남성

중심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

이 높게 나타났다.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건은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전문가조사 결과,기존 정치문화의 순수하지 못한 패거리 정치,궨당 정치 등

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대안이 여성정치라고 지적하였다.즉 여성 특유

의 깨끗하고 대화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소통의 정치방식,섬세한 주민밀착형

생활정치는 새로운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이에 따라 여성이 지방정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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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시대적 요구임을 홍보하고,여성정치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전․현직 여성의원의 사회공헌 확대 및 의정활동 이슈화가 필요하다.

인식조사 결과,여성의원의 의회 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부정

적이라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은 반면,의정활동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매

우 높게 나타났다.즉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그리고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배 여성정치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전직 정치인들이 정치 희망생들에게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

다.이에 따라 전·현직 여성도의원들이 사회공헌 확대,다양한 의정활동을 홍

보함으로써 여성정치인들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면접조사 결과,여성이 정치참여를 위

해서는 조직과 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제주지역은 선출직 여

성의원이 전무하여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남성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참

여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여성 후보자들은 조직력에서 남성의원에게 뒤

쳐질 수 밖에 없고,선거전략 수립,참모진 구성 등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

정이다.특히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성숙된 문화가

필요하다.그리고 전․현직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실행해간다면 여성의

정치참여 외연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여성정치인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자치단체와 각 정당 중심으로 지

속적인 여성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운영해야 한

다.일반 선거 관련 법률 이해,선거전략의 중요성,전문성 제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이 필요하다.여

성의 정치세력화의 연장선이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원동력

으로서 선배 여성정치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시스템이 필요하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선거를 오랜기간 준비할 수 있지만 여성은 정치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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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통로,인적네트워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멘토링

운동을 통해 정치에 관심있는 정치 희망생들이 정치분야에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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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실증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관심도 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대부분의

문항에서 성별,거주지,정치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구체적으

로 살펴보면,“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는 성별(p=.000),연령(p=.040),거주

지(p=.029),정치참여 경험(p=.02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성별(p=.000),가계소득(p=.048),거주지

(p=.000),정치참여 경험(p=.010),정치참여 의향(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선거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성별(p=.000),거주지

(p=.028),정치참여 경험(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 정도”는 성별(p=.002),정치참여 경험(p=.20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거기간 특정 후보자

나 정당을 위해 투표 유도한 경험 정도”는 연령(p=.003),가계소득(p=.021),거주

지(p=.000),정치참여 경험(p=.03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일한 경험 정도”는 성별(p=.005),연령

(p=.001),학력(p=.005),거주지(p=.001),정치참여 경험(p=.000)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선거기간 정당 및 정치적 활동 가입 정도”는 성별

(p=.001),연령(p=.029),거주지(p=.029),정치참여 경험(p=.000),정치참여 의향

(p=.04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공

평하게 고려하는지 정도”는 성별(p=.000),거주지(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 정도”는 성별(p=.000),가

계소득(p=.001),거주지(p=.000),정치참여 의향(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고,“투표 참여에 대한 정도”는 성별(p=.003),연령(p=.023),정

치참여 경험(p=.01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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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을 검증한 결과,“여성의 정치 진출에 관

한 견해”는 거주지가 p<.001수준에서,성별은 p<.01수준에서,학력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여성후보자 지지 이유”에 대해

서는 학력변수만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p<.001수준에서,정치참여 경험은

p<.01수준에서,성별은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는 가계소득과 거주지가 p<.01수준에서,

정치참여 의향이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는 원인”은 거주지 변수만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리고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성별

이 p<.001수준에서,가계소득과 거주지 및 정치참여 의향은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은 거주지

변수만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을 검증한 결과,“제주특별자치

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에 대한 평가”는 성별 p<.001수준에서,가계소득

p<.01수준에서,거주지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고,“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력과 정치참여 의

향이 p<.01수준에서,성별과 연령변수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

표인 것을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과 거주지변수가 p<.001수준에

서,정치참여 경험이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는 성별과 거주지 변수가

p<.001수준에서,학력과 정치참여 의향변수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를 질문한 결과,전직의원은 마

음가짐,전문성,정치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현직의원은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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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정립,공익을 우선시하는 마인드 등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고,특정 자격

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많은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정당인

의 경우,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며,보편 타당한 후보에게 공정한 공천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역량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둘째,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전직의원은 인

지도 미흡과 자금운용능력 및 조직력 부족을 지적하였고,현직의원의 경우 여

성의 정치역량에 대한 의구심 또는 선입견,기존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경제

적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정당인의 경우,가족들의 지지 부족,다양한 멘토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선거운동 과정상의 문제점을 질문

한 결과,전직의원은 자기를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대화법,말투 등

의 연구 필요,정당차원에서 지원 부족을 지적하였고,현직의원은 조직 구축

및 운용능력 부족,자신감 부족,선거운동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부족 등을 지

적하였다.정당인의 경우,선거기간 중에 벌어지는 비방에 대처능력 부족,인

지도 미흡,남성중심의 선거문화,자금동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넷째,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원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

과,전직의원은 선거전략 지원,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현직의원

은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필요,정당보조금 등 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정당인의 경우 정치 관계법 안내 등 교육

훈련 필요,재정 지원,여성 할당 강화,여성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등을 지적

하였다.

다섯째,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질문한 결과,전직의원은 여성후보

자의 공천여건 조성 필요,여성의 정치세력화 필요,사회전반적인 남성중심

정치문화 개선을 제안하였고,현직의원은 여성 스스로의 인식 개선 교육,여

성 정치선배 멘토링,여성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제안하였

다.정당인의 경우,여성 정치참여 필요성과 분위기 조성,지속적인 여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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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성과정 운영,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보육의 공공화,노인 돌봄의 사회

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이며,비례대표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활성화를 위한 분석틀

을 설정하고,도민대상의 인식조사와 전문가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지역적 범위를 제주지역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

여에 대한 인식을 전국차원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여성 정치참여

의 장애요인 및 필요요소도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둘째,전문가조사시 여성의원 및 여성정당인 소수만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조사결과는 탐

색적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의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전문가조사

시 그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고,전체인원을 30명 수준으로 확보하여 전문가

의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이 좀 더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둘째,후속 연구에서는 도민의 직업적 분류를 전

문직,공무원,학생,자영업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

봄으로써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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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measurestoactivatetheparticipationof

femalesinlocalpolitics

-Focusedon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

ForalongtimeinKorea,maleshavebeenthedominantpresencein

politics,anditisstillseeminglydifficultforfemalestoenterthearena

with numerous obstacles in theirway.Even aftervarious efforts to

implementlocalself-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females in

politics,onlyaminorityoftheparticipantsinlocalcouncilsarefemales.In

caseofJejuregion,withtheintroductionofJejuSpecialSelf-governing

provincein2006,wideareacouncilreplacedbasiclocalcouncil.Dueto

thisspecialcircumstance,opportunityoffemaleparticipationinpoliticsis

relatively narrow compared to otherregions.Itcontradicts with Jeju

women's independent character and their expected roles.Therefore,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female participation in localpolitics are

urgenlyneeded.

Thisstudy conducted awarenesssurveystargeting provinceresidents

andinterviewstargetingexpertstosuggestmeasurestoactivatefemale

participationinlocalpolitics.theawarenesssurveysinvestigated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any significant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in

population society,levelofinterestin politicsfollowing participation in

politics,therecognitionofparticipationinpoliticsofKoreanfemales,and

recognition ofparticipation in politics offemales living in Jeju.The

interviewswithexpertsanalyzedtopicssuchasnecessaryfactorsf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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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toenterthefieldofpolitics,obstaclesandmeasurestoactivate

participation.Theresultsareasfollow.

First,outofthe10factors,gender,residence,andexperienceinpolitical

participation showed noticeable differences in recognition.Gender and

residenc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9questions,while

experi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8 questions.On the otherhand,education showed the

smallestdifferenceinrecognition.

Second,inthefieldofparticipationinpoliticsofKoreanfemales,outof

7factorsthemostremarkabledifferencein recognition wasresidence,

showing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6questions.Also,gender(3

questions),andeducation(2questions),householdincome(2questions)also

showedpartialdifferenceinrecognition.

Third,inthefieldofrecognitionofparticipationinpoliticsoffemales

livinginJeju,outof4factorsgenderandresidenceshowedthemore

remarkable difference in recognition with gender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 in 4 questions and residence in 3.Education(2

questions),intenttoparticipateinpolitics(2questions)alsoshowedpartial

differenceinrecognition.

Fourth, through the interviews past and present congresswomen

answeredthatthenecessaryfactorsforafemaletoenterthefieldof

politicsincludedprofessionalism,politicalfundsandaphilosophicaloutlook

thatgave priority to public office.On the otherhand,female party

membersansweredthatthenecessaryfactorsincludedfairnominationand

thediscoveryofacapablefemaleleader.

Fifth,throughtheinterviewspastandpresentcongresswomenanswered

thattheobstaclesawomenfaceswhenparticipatinginpolitics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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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capabilitiesandthelackingorganizationalpoweroftheexisting

male-focusedpoliticalculture,whilefemalepartymembersansweredlack

ofsupportfrom familyandabsenceofdiversementors.

Sixth,through the interviews pastand presentcongresswomen and

femalepartymembersansweredthemeasuresthatareneedtoactivate

femaleparticipationinpoliticsansweredthatthenecessityandcreationof

anatmosphereforfemaleparticipationinpoliticsasthemostimportant

factor.Pastandpresentcongresswomenalsosuggestedthecreationof

conditions to nominate female candidates, improvement of the

male-centeredpoliticalculture,andavailabilityoffemalepoliticalfigure

mentors.Female party members suggested continuous operation ofa

female politician training program,the necessity of solidarity with

women'sorganizations,andpublicconversionofchildcare.

Throughtheresultsofthesurveyandinterviews,measuretoactivate

femaleparticipationinlocalgovernmentshavebeensuggestedbybeing

classifiedintoinstitutionalfactorsandsocial-culturalrecognitionfactors.

Forinstitutionalfactors,first,itisnecessaryforasystem forobligatory

nominationoffemalecandidates.Second,afundneedstobecreatedfor

thetrainingoffemalepoliticians.Third,male-femaleaccompaniedelection

mustbeintroduced.Fourth,proportionalrepresentationmustbeexpanded.

Asforsocial-culturalrecognitionfactors,first,thenecessityforfemale

participationinpoliticsanddifferentiationmustbepublicized.Second,the

expansionofsocialcontributionandparliamentarypoliticsbypastand

presentcongresswomen mustbecome a bigger issue.Third,political

influenceofwomenmustgrow.Fourth,Trainingforfemalepoliticiansis

needed.Fifth,theremustbeamentor-menteeprogram forpastpoliticians

andpeoplewhowishtobecomepoliticiansto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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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actualproof and

interview investigation,andfactorsthatarehardtounderstandthrough

proofevaluationsuchasnecessaryfactorsforafemaletoparticipatein

politics,were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with pastand present

congresswomenwhohaveexperienceinorhaveintenttoparticipatein

politics.Thisstudyissignificantinthatitoffereddetailedandrealistic

measuresfordevelopment.

KeyWords:Females,LocalCouncil,Participationofpolitics,Measures

of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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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D□□□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자료 이외

의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문항

에는 맞고 틀린 정답이 없으므로 오직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느

낀 그대로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현정화

(문의사항: ye3224@hanmail.net, ☎ 741-1962)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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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서 정치면을 자주 보십니까?

2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십니까?

3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4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관심을 가

지고 있습니까?

5

선거기간에 어떤 후보자나 정당

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주민들에

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6
선거기간에 한 정당이나 한 후보자

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7
선거기간에 정당모임,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8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치가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정치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우리나라는 18대 대통령에 여성이 당선되는 등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증가하

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③ 긍정적이다.

④ 매우 긍정적이다. ⑤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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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번 문항에서 ③,④ 응답자만)여성후보를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② 여성들은 깨끗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③ 정치부문도 여성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④ 지금까지는 남성의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2.귀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권리와 의무이므로 ②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

③ 생활정치의 등장이므로 ④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13.귀하는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3-1.(13번의 ①번 응답자만)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되십니까?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② 여성출마자의 제약

③ 성인지적 고정관념 ④ 여성후보의 정치역량 부족

14.귀하는 최근 정치영역에 실시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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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귀하는 여성이 정치영역에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① 여성정치의 변화 ②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③ 성고정관념 탈피 ④ 여성 지도자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17.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하고 있다.② 잘하고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8.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의원 모두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19.귀하는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확대되어야 한다. ②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축소되어야 한다. ④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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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1.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2.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23.귀하의 가계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24.귀하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제주시(동지역) ② 제주시(읍ㆍ면지역)

③ 서귀포시시(동지역) ④ 서귀포시(읍ㆍ면지역)

25.귀하는 정치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6.귀하는 향후 정치활동을 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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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D□□□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면접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현정화입니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 향

후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자료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

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현정화

(문의사항: ye3224@hanmail.net, ☎ 741-1962)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



- 134 -

제 1단계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

음가짐, 자격기준, 제도적 부문 등)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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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

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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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계 여성이 정치에 도전을 하는 단계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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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

는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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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단계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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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현직의원 ② 전직의원 ③ 정당인

3.소속 정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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