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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티켓영업다방 중심의 성산업이 ‘특화 산업화’된 공

간인 피리마을에 주목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제주 농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특히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적,사

회문화적 조건의 변화가 마을 공간을 어떻게 성산업 중심으로 구성하는지 지

역 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은 티켓영업다방이 성판매여성의 성산업에 유

입되는 초기 경로이자 십대여성의 고용 현상에 주목하였지만 피리마을의 다

방종사여성들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여성이며 성판매여

성의 경험이 아닌 지역주민의 이혼,가출,자살 등의 가족해체 현상으로 티켓

영업다방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러한 사실은 지역

의 사회적 조건과 지역 구성원의 욕구가 상호작용하면서 성판매여성이 처한

환경과 성매매 지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매매의 문제가 성판매여성

과 성구매남성 그리고 업주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

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은 성판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민족,성산업의 착취 구조,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각각

이루어졌지만 지역 주민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논의들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과 이와 관련된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주지역의 지역개발과정에

서 경제적,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의 맥락에서 지역 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에 주목하였다.이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지역 주민

에 대한 면접과 마을의 현지조사 과정을 통하여 참여관찰을 진행하였으며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피리마을은 티켓영업

을 통한 성산업 중심의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이

있으며 성산업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지가(地價)를 형

성하고 있다.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의 고용,영업 방식은 다른 지역과 차

이를 보이는 데,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다방종사여성의 프리

랜서 영업이 눈에 띠며 지역 남성은 다방종사여성을 ‘족은각시(작은부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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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하며 장기적,독점적 관계에서 단골장사를 선호한다.다방종사여성들은

대다수가 중장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피리마을을 삶의 ‘종착지’로 여기는 여

성들로,피리마을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인식은 다방종사여성들이 피리마

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지역 주민들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다

방종사여성의 일을 일로써 인식하고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비하나 낙인이 거

의 없기 때문에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주민화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피리

마을의 티켓영업은 이성애적 연애 관계와 경계가 모호하고 지역 남성의 ‘외

도(外道)’와 가족해체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티켓

영업은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경우 문제적인 반면 티켓

영업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경향이 강하다.

둘째,제주지역의 1차,3차 산업 중심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성별 경제적 조

건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의 맥락에서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행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피리마을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상업적 농업의 전환과

관광단지로 개발되었고 이러한 개발 방향은 지역의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

를 가져왔다.지역 개발과 함께 남성의 경제력이 향상된 반면 여성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여 여성들은 가족노동에 의존하게 되었다.이러한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맞물려 지역 남성의 소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피리마을은 축산업과 감귤 등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해 농산물

출하시기에 고액의 현금이 융통되는 지역의 경제 구조 하에서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를 통한 유흥소비가 가능하였다.그리고 노동과 시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에 따라 남성들의 여가/놀이

문화로써 티켓구매가 가능하였고 지역 남성들은 티켓을 통해 유흥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성산업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

개발의 방향이 현실에서 지역 주민의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다방종

사여성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80년대 이후 관광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개발은 성산업을 육성하였고 이러한 지역 개발의 과정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다.제주 지역의 관광개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에 의

해 ‘기생관광’을 시작으로 관광유흥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오늘날 지역

경제가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에 포섭되고 지역 발전 담론 하에서 지방자치

단체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각 단위의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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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이 지

역 경제의 큰 축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티켓영업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식이 강하다.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업주들과 다방종사여성들은 주민화되고 티켓영업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지역 남성들은 자신의 권력 재생산을 위해 티켓을 활용하고

다방종사여성을 조직하고 있다.지역 여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다방종사여성

과 자신을 구별짓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에서 다방종사여성과 공존이

가능해진다.특히,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상 지역 주

민 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비가 미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는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와 소비를 통한 경제공동체로 변화하면서 성인 남성

을 위한 유흥 공간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지역과 성판매여성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성매

매 관련 연구들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농어촌 지역과 지역 주민의 경험으

로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성매매 연구와 지역 연구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성매매 지형과 각 사회적 조건 간의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Ⅰ.서론

A.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티켓영업다방 중심의 성산업이 ‘특화 산업화’된 공

간인 피리마을1)에 주목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제주 농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

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이에 본 연구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티켓

영업이 유입,공고화되는 과정에서 피리마을이 어떻게 티켓영업다방2)중심의

성산업에 수용적인 공간으로 구성되는지 지역 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판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특히 티켓영업다방에 관한 연구들은 지방 소도시나 신

흥 도시 지역과 십대 여성 종업원의 경험에 주목하였다.그러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여성

이며 성매매의 문제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나 빈곤의 문제가 아닌 지역 주

민의 이혼,가출,자살 등의 가족해체 현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이는 지역에 따라 지역 구성원의 욕구와 사회적 조건이 상호작용하

면서 성판매여성이 처한 조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매매 지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 준다.그러나 성매매 관련 기존 연구들의 경

향은 특정 지역과 대상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지역,업소 형태 등의 차이

에 따라 성매매 지형이 어떻게 다른 조건을 구성하는지 살펴보기 어렵다.이

1) 마을 명칭은 가명으로 한다. 본 연구는 마을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명칭을 가명으로 하거나 

무기명으로 처리한다. 피리마을은 10개의 마을로 구성된 읍면단위의 지역으로 해안에 위치한 

‘피리마을’이 티켓영업다방, 단란주점 등 성산업 중심의 상권 및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리마을 중에서도 ‘피리마을’과 타 마을과 구분이 필요할 때는 ‘피리마을’

과 인근 마을이라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것이다.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가 ‘피리마을’에 있지만 

이에 대한 수요자는 인근마을 전역에 걸쳐 있고 동일한 행정단위로써 각 마을 간의 공동생활권

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인근마을을 연구대상지로 포함하고 있다. 마을의 배경에 대해

서는 Ⅱ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2) 기존의 논의나 언론에서는 ‘티켓다방’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주희(2006)는 

티켓화된 다방의 영업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해 ‘티켓영업다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티켓다방’과 ‘티켓영업다방’을 분리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방이 티

켓영업의 주요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다방이라는 공간을 넘어 일상적으로 확장하여 ‘티켓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티켓영업다방’ 그리고 ‘티켓영업’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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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들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과 이

와 관련된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리마을의 지역적

맥락에서 성매매 지형을 살펴보자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다방은 1980년대 이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지만 지금은 지방 소도시나 신흥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3)대부분의 티켓영업다방에 관한 기존 논의들(성윤애,2000;여성부,

2002;청소년보호위원회,2003;김주희,2006등)은 이러한 도시 주변의 ‘신종’

티켓영업다방에 주목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도 티켓영업다방

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4)본 연구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

업다방을 구분 짓는 이유는 티켓영업다방이 도입되었던 사회적 조건에 따라

티켓영업방식이나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특히,도

시 지역과 달리 수요가 없고 성적으로 ‘보수적인’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의

다방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가 도입(홍성철,2007)되었다는 사실

은 주목할 만하다.다방이라는 공간은 지역 남성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곳으

로 티켓영업방식은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관계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상호

작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은 이미 지난 1990년대에 방송 보도5)에 의해 화제

가 된 바 있다.당시,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은 부부,가족 구성원 간의 잦

은 다툼과 불화의 원인으로 주목 받았는데 지역 남성이 다방에 재산을 탕진

하고 다방종사여성과 같이 살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여 지역 여성의 가출,자

3) 청소년을 고용한 신종 티켓영업다방이 시흥, 안산, 광양, 평택 등 신흥도시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서울지검 발표자료, 2002)되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티켓영업다방은 변두리 

도시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4) 2002년 여성부(125-126)는 전국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네 지역으로 분할하여 지역

에 따른 업소별 성매매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무도유흥주점 업소(59.9%), 다방

(54.9%), 마사지 업소(50.0%)의 순으로 성매매 알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농어촌으로 이 세 

업종 모두 성매매 알선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성매매업소가 존재하

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방과 무도유흥주점이 성매매를 매개하는 주요 창구가 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5년 뒤인 2007년에 실시한 전국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는 중소도시 다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2.5%, 농어촌 지역 다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42.6%로 추정하고 

있어 2002년과 비교하여 티켓영업다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소도

시 인구 10만 명 당 티켓영업다방의 수는 12.0개 농어촌 지역 인구 10만 명 당 51.7개로 

나타나고(여성부, 2007:79-80)있어 농어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에서 티켓영업다방이 차지

하는 위치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MBC, 1994, “여전한 티켓다방의 사람장사”, 『PD수첩』; MBC, 1996, “‘티켓’마을”,『시사매거

진 2580』, ; 『제민일보』, 2000년 2월 22일, “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

역 다방 수 25개 티켓 영업 여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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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특히 지역 남성들은 다방종사여성을 ‘족은각

시(작은부인)’로 호명하며 독점적,장기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어 지역 여

성들에게 위협적이었다.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을

통한 산업화 과정6)에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이 지역 주민의 성문화,지

역공동체 문화 등의 삶의 맥락과 교차하면서 피리마을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

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본다.

피리마을은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함께 1980년대에 티켓영업다방이 도입된

이래로 80년-9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고 지금도 티켓영업다방 등 성산업이 매

우 발달한 지역이다.1990년대 당시 전국 방송 보도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다방의 문제를 최초로 가시화하고 공론화하는 계기7)가 되었지만 마을에서 티

켓영업다방을 퇴출시키지는 못했다.방송 이후 면사무소와 파출소,다방 업주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나 티켓영업으

로 인한 부정적인 마을 이미지를 벗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보여주기식’행사

에 그쳤고8)이후에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십 여 년이 흐른 지금도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주 농촌 지역의

남성들은 술자리나 모임에서 ‘다방 아가씨’를 동석시키거나 성매매로 이어지

는 티켓(시간)구매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지역 남성이 ‘다방 아가씨’와 ‘바람’

이 나서 부부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9)이는 일반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간의 일시

6)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지역주

민운동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상철, 조성윤 외 다수)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지역개발과정에 주목하여 국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몰성적(gender-blind)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강성의(1995)와 권

귀숙(1998)의 논문은 각각 경제활동과 이혼 등 여성의 경험에서 제주지역개발을 다룬 독보적인 

논문이며 제주여민회와 제주대학교 YWCA,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등은 지역개발과정에서 ‘매

춘관광’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펼쳤다.

7) 『제민일보』. 2000. “‘티켓다방’업주들의 자정결의”;  『제민일보』. 2000. “○○, 티켓 근절 자

정결의 확산”,  

8) 『제민일보』. 2000. “‘티켓영업’ 자정 결의 시늉뿐”, 96년~97년 티켓다방으로 인해 피해가 극

심, 한 때 ○○○군 위생계 직원들이 아예 상주할 정도로 대대적인 단속의 회오리가 있었으나 

2000년 당시 티켓영업이 여전하였다. (『제민일보』, 2000년 2월 22일, “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역 다방 수 25개 티켓 영업 여전”) 

9) 『제민일보』. 2004. “티켓다방 또다시‘고개’ 농촌지역 중심 성업…경찰 잇따라 검거”, 현재 제

주도의 농어촌 지역에는 피리마을 이외에 3개 지역을 거점으로 티켓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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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은 지역 남성 구매자

와의 독점적,장기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남성의 ‘작은

부인’10),‘애인’,‘이성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지

역 남성과 다방종사여성 그리고 지역 여성의 관계는 전통적인 제주지역의 성

별 분리 체계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개발을 통한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티켓 영업 등 성산업을 통해 지역 남성의 욕망을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작(田作)을 중심으로 하

는 식량 작물 위주의 자급 농업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소득이 높은 감귤과

특용 작물을 중심의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타 지역의 1차 산업에서 찾

아 볼 수 없는 남성 노동력의 확대와 3차 산업의 여성화라는 산업 간 성별

분업을 가져왔으며 1960년대 이전 자급 농업 하에서 높은 경제력을 보였던

여성 노동 가치의 하락과 남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였다(강성의,1994:

58-101).특히 피리마을은 이러한 지역개발의 흐름에 맞춰 경제적 변화가 빠

르게 이루어진 곳으로 다른 농촌 지역이 전형적인 농경 사회의 구조를 가지

고 점증적으로 변화하였다면 피리마을은 1970년대 이후부터 축산업과 상업적

농업을 중심으로 시장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졌다.이러한

지역개발 과정을 통해 지역 남성의 경제력이 상승하였고 지역 남성의 경제력

은 티켓영업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관광 산업 중심의 지역 개발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생관광’이 이루어졌고 제주지역은 대외적으로 관광지로 이미지화

되었다.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생활공간이 관광지화되고 관광 산업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경험하면서 관광 산업에 대한 허용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

다.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은 수입 농산물 개방과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 불

안정한 농업 현실로 인해 농업 이외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관

광 산업 등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피리마을은 티

10) ‘작은부인’은 과거 제주지역의 축첩제도에서 첩이 되었던 여성을 일컫는 말로 ‘족은각시’에서 

어언을 찾을 수 있다. 제주지역은 역사적으로 축첩제(蓄妾制)가 있어 “남성이라면 거지라도 작은

부인을 두었다.”라는 언설이 전해질 정도로 ‘제주남성’에게 작은부인을 두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축첩제도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지만 주된 원인으로 성비 불균형 해소

와 더불어 아들의 희구라는 요인이 지적될 수 있는데 ‘제주여성’들은 사후 제사봉양에 대한 의식

이 강하여 설사 남편은 없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김혜숙, 1999a: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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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 영업이 ‘특화 산업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체제 하에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은 더욱

높아져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오늘날 피리마을 주민들은 티켓영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

의 정신으로 티켓영업다방 등 성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 중심의 성산업 구조는 경제적 조건뿐

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티켓 영업이 수용될 수 있었던 조건,즉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남성에게 허용적인 성문화,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지역공동체의

구조 등 사회문화적 측면의 총체적 결과물이다.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피

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 등 성산업의 발달 과정을 지역 주민의 경험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이 때

지역 주민은 가족,지역공동체의 관계망 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아내,남편,

이웃,친척,노동자 등 역할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위치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들이 제주피리마

을의 성산업 구조와 티켓영업과 관련된 문화 현상 등을 충분히 설명해 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리마을 사례를 통해서 차이를 구성하는 조건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특히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다방의 문제가 성구

매자나 성판매자의 경험이 아닌 지역 여성의 이혼,자살,가출 등 지역 주민

의 경험을 통해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성매매의 문제가 지역 주민과의 관

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이에 본 연구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

역사회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가 어떻게 마을 공간을 성산업 중

심으로 구성하는지 지역 주민의 경험과 유흥종사여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분

석할 것이다.

11) 티켓영업다방 등 성매매의 문제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사회적 맥락에는 제주 

지역의 지역 개발과정과 제주 주민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티켓영업다방은 지역개발을 통하

여 도입, 활성화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지역개발과 발전 욕망에 따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지속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는 특정 사안뿐만 아니라 도 단위 전체에서 전 도민이 관심을 갖

고 전체의 개발 방향에 관한 반성과 논의가 활발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며, 때문에 국가의 개발 

전략 변경과 개발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 변화의 추세를 엿보는 데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다(이상철, 1995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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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존 논의 검토

기존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언론과 학계에서 이루어진 논의(여성부,2002;

청소년보호위원회,2003;김주희,2006등)는 성매매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거론되거나 한시적인 농어촌사회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티켓다방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지역의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국사

회에서 티켓다방은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80년대부터

생겨난 현상으로 1990년대 말까지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의 티켓다방으

로 인한 폐해는 방송과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였다.12)그러나 이 당시에 티

켓다방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과는 달리 티켓다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성윤애,2000;여성부,2002;청소년보호위원회,2003;김주희,2006등 티켓

영업다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되었다는 점은 이

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티켓영업다방은 십대여성이 성적 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는 초기 경로로써 가시화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앞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부를 필두로 전

국적 차원에서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13)그러나 이와

같은 실태 조사는 십대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적으로 ‘티켓영업다

방 종업원의 10대 청소년화’(이기석,2003)현상을 일반화하고 이에 따라 티

켓영업다방의 문제를 십대여성의 유입이 가능한 도시 주변의 신흥도시 등 특

정 지역에 국한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다방은 1970~1980년대에 지방 소

12) 문화방송 PD수첩, 1994, <티켓다방, 물장산가 사람장산가>, <티켓다방 사람장사의 악순환의 

고리> 등 많은 방송에서 티켓다방은 다방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조명되었다. 그리고 “중소 도시

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티켓다방이 성업하는 것은 성인들이 사회, 가정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를 해소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여가문화 부재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우리 모

두 고민해야 한다.(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수)”와 같은 언설이 강조되었다. 『서울신문』, 

2001, "수도권 티켓다방 급속 확산".  

1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 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심사대상이 된 성매수자에 대한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의 진술서 414건을 분석한 결과, 티켓다방이 38%, 

단란주점 30%, 보도방 14% 등으로 조사되었고(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3차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 보도에 따르면 33.33%가 티켓다방, 유흥과 단란주점이 36.7%(경찰청, 2002)

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이 티켓다방과 단란주점에 주로 고용되어 있다고 조사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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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전후하

여 신흥 도시 지역으로 티켓영업다방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고 이 곳에 십

대여성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은 오늘날 성매매 지형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그러나 지방도시 변두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에서는

십대여성종업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기존 논의에서 십대여성들이 티켓다방

등 성산업에서 선호되는 이유는,‘영계’를 선호하는 남성 성문화(이효희,1998;

성윤애,2000)와,다방이 대부분 ‘아가씨’들이 기피하는 매우 열악한 곳,‘아가

씨’를 구하지 못해 쩔쩔 매는 곳(김주희,2006)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티켓다방은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아가씨’를 구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14)그러

나 피리마을 또한 농촌지역이라는 특성 상 ‘아가씨’들이 기피하고 ‘아가씨’를

구하기 어려운 곳이지만,이를 대체하는 여성은 십대 여성이 아닌,30대 후반

부터 60대에 이르는 ‘나이 많은’여성들이다.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남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가족,지역커뮤니티 등 일상생활과 관

계의 경계 안팎을 넘나들며 존재한다.이는 기존 연구에서,다방종사여성을

지역의 다방 커뮤니티 내에서 역사가 삭제된 익명의 여성,젊은 ‘다방아가씨’

(김주희,2006:76)로 본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이는 각 지역의 티켓영업다방

이 동일하게 ‘아가씨’구하기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마다 지역구성원의 욕구

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성판매여성이 처한 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지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오늘날 티켓영업다방이 십대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에 주목하여 가시

화됨으로써 십대여성종업원과는 ‘상관이 없는’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

의 경우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연구나 정책 제정,집행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

는다.정부의 전국 조사에서 제주피리마을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

업다방에 대한 조사는 형식에 그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티켓영업

에 대한 법 집행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한다.

여성부(2002:297)의 성매매 전국 조사에 의하면,제주도의 다방 밀집 지역

14)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방 소도시 다방여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방여성에게 

도시 다방에 비해 읍내 다방의 선호도는 더욱 낮다. 일반적으로 읍내 다방의 손님은 평균 연령

이 높으며, 농부나 어부와 같은 직업을 가졌고, 시내 다방에 비해 읍, 면내 다방은 ‘시간’(티켓)

영업의 비율이 높아 이를 꺼리는 여성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김수미, 2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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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주시,서귀포시 이렇게 2개 시이며,각 시나 군에 포함된 동 단위 밀집

지역은 모두 6개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실제로 티켓영업다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이다.예를 들어,서

귀포시 천지동의 경우 인구 4,477명에 사업체 수 23개로 조사되었는데,피리

마을은 천지동과 비슷한 인구 규모에 다방 수가 약 30개로 양적으로만 봤을

때도 천지동 보다 많은 수이지만 이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특히 타

지역과는 달리 제주지역의 경우 읍면단위 지역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어 피리마을의 <다방 → 식당 → 술집 혹은 노래방 → 성매매>으로 구성되

는 성매매 구조는 드러나기 어렵다.이는 많은 실태 조사들이 일률적으로 양

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인구 대비 성산업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질적인 연

구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의 탈성매매 지원 단체에서 실시한 제주지역 성

매매 실태 조사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제

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의 2007년도에 실시한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에 대하여 “성업 중에 있는 다방마다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현격

히 줄어들어 현재 1-2명의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005년 말

조사인 경우 1개 다방 업소에 종사자가 20명 가까이 되었던 다방이 10곳 가

까이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다

방종사여성의 고용 방식과 영업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기존

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과는 달리 프리랜서 영업,개인 단골 영업으로 변화되

어 다방에 출근하는 여성보다 집이나 개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증가

하고 있다.이들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종사하는 여성

의 수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원미혜,1996;김선화,2006;김주희,

2006외)들은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성판매여성의 잦은 이동성에 의한 익명성

을 큰 특징으로 보았다.그리고 사회적 낙인,빈곤 등으로 인해 성판매여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주변화 되며 사회적 낙인과 빈곤의 문제는 성판매여성

들이 성판매를 그만 두기 어려운 기제로 작동한다고 분석하였다.그러나 이

러한 특징으로는 피리마을 다방종사여성들이 피리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정착지로 삼기도 한다는 점,대부분의 경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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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의 수입을 올린다는 점,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다

방종사여성에 대한 비하나 혐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상 등을 설명할 틀

을 제시하지 못한다.

피리마을 주민들은 여러 이유로 티켓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

방종사여성의 일을 노동으로써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빈곤의 상황에서 피리마을 다방종사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같은 맥락에서 성노동자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HO,

Josephine,2000;고정갑희,2005:박이은실,2007외)은 성판매여성들이 성매

매를 한다는 사실 보다 섹슈얼리티 위계화와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이 더 문제적이라고 보았다.본 연구는 피리마을의 사례의 경우 성노동자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을 기점으로 그동안 여성운동 진

영이 주장해 온 ‘성매매피해자’라는 단일한 ‘여성’과 보편적 ‘경험’에 대한 문

제제기가 이루어졌다.이와 함께 성매매에 관한 연구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

도 이루어지고 있다.특히,제한된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에서 오는 한계가

그것이다.원미혜(2005)는 1990년대 중후반 청소년성매매의 이슈화와 제도화

를 전후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 들

어서야 성구매자 연구,노인 성매매,외국인 성매매,성매매 정책 홍보,집결

지 소방 대책 등 새로운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성판매자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원인에 대하여(학위논문 제외)연구의 대부분이 국가 주

도의 ‘연구용역’이나 토론회 등의 ‘행사’에 의해 수행되어 온 2000년대 상황과

맞물린다고 보았다.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판매여성을 단일한 집단으

로 인식하거나 성매매를 단일한 경험으로 취급해 왔다고 보고 이는 연구의

대부분이 현직 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접근이 용이

한 탈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같은 맥락에

서 본 연구는 기존 논의들이 성판매여성의 경험과 도시지역의 산업형 성매매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험적,방법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이는 성

매매의 익명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여성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에 접근

하기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판매경

험이 있는 ‘탈성판매여성’이라는 한정된 대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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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전반적인 성산업 구조와 성판매여성의 경험의 공통성을 구조화해

내고 이를 이론화하는 것은 여성주의에서 중요한 작업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판매여성들이 가진 문제를 둘러싼 조건에 대한 분석이며 그 문제의

상황과 맥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성산업은 구조적 동형성에도 불구하고 업

소의 형태,지역,관행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원미혜,2005).같은 맥락에서 막달레나의 집(2002,2004외)과 엄상미(2007)

는 성매매지형의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엄

상미는 국내 학계에서 드물게 중장년 성판매여성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를 시

도한 바 있다.그러나 이 역시 성판매여성이라는 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지역성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성매매 지형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기에는 한계적이다.본 연구는 제주 농촌 지역의 사회적 맥락에

서 지역 주민과 다방종사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티켓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일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C.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1.연구방법과 연구과정

연구자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티켓

영업다방으로 인해 지역 여성들이 이혼,가출,자살하는 현상이 지금도 발생

하고 있다는 ‘소문’15)을 통해서였다.특히,피리마을은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

해 전국 방송에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제주지역에서도 티켓영업다방으로 유명

한 지역이다.본 연구는 전국 방송 이후 피리마을 주민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실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은 피리마을의 역사적 토대 위에 다방이라는 공간

을 이용하여 유입되었고 오늘날 지역 주민의 삶과 상호작용하면서 피리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이와 같은 문화 현상은 외부자인

15) 연구자는 제주 지역의 여성단체와 인맥을 갖고 있어 여성단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다 쉽

게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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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시각에서 독특하거나 문제적인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지역 주

민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연구자가 만난 지역 여성들 중 대부분이

결혼 초기에는 “무슨 이런 마을이 다 있나?어떻게 이런 동네에 살아지나?”

라고 생각했으나 10년,20년 살다보니 “아,그런가 보다,그냥 이렇게 사는 건

가보다”하고 넘어간다고 하였다.지역 여성들은 결혼 초기에는 외부자의 시각

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부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런가 보다,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이처럼 내부 문화에 적응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밝혀내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의 경험에서 삶을 맥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관계에 주목하고 티

켓 영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 관찰과 지역 주

민과의 면접을 통한 현지 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는 티켓영업다방의 다방종사여성과 지역 주민에 대

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티켓다방은 ‘제주성매매피해지원쉼터’의 아웃리

치서비스에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 차례 방문하였다.아웃리치 시,연구

자는 ‘불턱’의 상담원과 같이 피리마을의 티켓다방을 돌며 소식지를 전달하고

다방에 출근한 다방종사여성들과 함께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그러나 다

방종사여성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냉담하여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이

들었다.당시 ‘불턱’과 진행한 아웃리치 결과에 의하면 피리마을의 티켓다방은

약 27개이었고 오전 11시 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다방종사여성들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으며 다방종사여성들이 정보를 주는 것을 꺼려 몇

명이 근무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다방종사여성들은 대체적으로 40

대 이상의 여성이었고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근무하는 다방도 있었지만 한,

두 군데로 소수이었다.업소 내 분위기,다방종사여성의 나이 및 규모,아웃

리치팀을 대하는 태도 등을 참고하여 마지막 두 번은 특정 다방 두,세 군데

를 정하여 각 다방마다 업주나 다방종사여성을 상대로 약 30분 정도 이야기

를 나눌 수 있었다.이외에도 혼자서 다방을 찾아가 다방업주와 인터뷰를 시

도하거나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관찰하기도 하였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고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월급제/능력제 등 월급을 받으며 다방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방식과 간판비/

소속비를 내면서 다방에 소속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간접 고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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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그것이다.후자의 경우 다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출퇴근하지 않고 단

골 남성과 직접 연락망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은 단골

남성을 통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방에 출근하는 여성들과 인터뷰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해서 연구자는 제주지역의 탈성매매지원단체의 도움

을 받기도 하였지만 단체에서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아웃리치

서비스와 실태조사의 초기 단계이고 다방종사여성과의 라포 형성 단계였기

때문에 이도 여의치 않았다.이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이 가시화된지 십

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실태에 대해서

는 비가시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피리마을은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티켓 영업이 가장 번성하고 있는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는

지역에 따라 성매매종사자들의 지위나 고용환경 등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기

도 하다.제주지역 탈성매매 지원단체 활동가의 증언에 따르면 2004년,2007

년 두 차례에 걸친 제주지역의 성매매 실태 조사 과정에서 피리마을의 티켓

다방 종사자들의 협조가 가장 저조하였다고 한다.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

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고수익과 자율적인 근무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방아가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이점으로 작용하면서 탈성매매를 지원

하는 여성단체의 접근은 자신과는 ‘상관 없는’,‘반갑지 않은’일이기 때문이

다.그리하여 연구자는 몇 차례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거

나 혹은 연구참여자를 통해 다방종사여성을 소개받기도 하였고 피리마을에서

탈성매매한 여성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면서 다방종사여성의 경험을 단편적이

나마 나눌 수 있었다.이처럼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접근이 한계적이어서 어

려움이 있었으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마을주민에게 일상문화화된 특성상

마을주민들이 다방종사여성과 관계에서 혹은 목격한 경험을 통해서 티켓영업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초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

리마을 주민을 몇 명 소개 받아 소문의 실체에 대하여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이러

한 경험은 성매매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등 성매

매 당사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특히,티

켓영업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례인 경우 지역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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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자의 위치에 있으며 피리마을과 같이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티켓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언함으

로써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한 번은 먹거리 관련 가게를 운영하는 한 마을여성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가게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르키며 다방종사여

성과 다방을 이용하는 남성을 가려내고 있었다.그리고 마침 어떤 지역유지

가 가게를 지나가자 “저 사람은 이 마을의 ○○인데 저 사람도 다방여자를

세컨드(작은 부인)로 뒀다”고 알려주었다.그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역유지라는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다른

경우는 술집을 운영하는 마을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의 가게에 종종 다

방종사여성과 남성손님이 찾아왔고 다방종사여성이 남성손님과 있으면서 어

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다방종사여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피리마을

에 들어오게 되었는지,개인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

누며 다방종사여성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마을여성들

은 사우나나 미용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다방종사여성과 만나고 이들은 티

켓영업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느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하듯이

하였기 때문에 마을여성들도 티켓영업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피리마을의 생활공간과 유흥 공간이 공존하는 마을 공간의 구조

적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다방종사여성과 사우나,미용실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경험까지 공유할 수 있었고 식당,소주방 등

에서 ‘티켓구매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다.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원인을 ‘좁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이 때 ‘좁은지역’은 물리

적․관계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이러한 ‘좁은지역’의 특성은 피리마

을 주민들 사이에서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느

집이 티켓다방으로 인해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경험하였는지 알고 있었다.이

러한 과정은 연구자가 피리마을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례들이 외부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고 특히 이혼,

가출,자살 등 개인적이고 가족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험을 이야기 해줄 당사

자를 찾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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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었다.그래서 피리마을주민들을 주변으로부터 소개받는 방식과 마을

에 들어가 주민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리마을은 이미 90년대 중후반에 전국방송보도로 인해

낙인찍힌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역주민들에게 존재하는 상황

에서 피리마을에서 ‘티켓’이라고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었다.16)다

시 말해,방송 보도와 같은 맥락에서 외부인이 피리마을과 ‘티켓다방’을 연결

시키는 일은 마을을 욕보이는 일인 것이다.

  연구참여자: 그니까 이쪽에는 그런 뭣(성매매)도 몰랐었고, 방송이 참   

             무서운 거예요. 방송이. 여기 완전히 ○○(피리마을)이 썬(화  

             제) 되었잖아요. 

  연  구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죠? 

  연구참여자: 싫죠. 자기 마을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요? <사례9, 남, 44세> 

이로 인한 연구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다.특히,남성과

고령자의 경우 연구자에 대한 반발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마을 노인 회관에

서는 ‘어디 가서 티켓다방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라’며 쫓겨나야 했고 한

40대 남성은 ‘예전에 큰 문제화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하였다.후자의 경우 연구자가 초기에 ‘농

촌지역 남성의 성,놀이문화’라는 주제로 의뢰했을 때는 승낙했었으나 연구물

음이 티켓다방으로 좁혀지자 후에 거절의사를 내비친 사례이었다.50대 기혼

여성인 사례2의 경우도 연구자의 후속 인터뷰 요청에 ‘남편이 이런(티켓영업

다방)얘기 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초기 접촉에서 ‘농촌지역의

남성의 성,놀이,여가문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다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남성의 성,놀이,여가문화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티켓다방에

16) 방송보도로 인하여 ‘티켓마을’(96년 시사매거진 2580은 피리마을에 대해 보도하면서 “‘티켓’마

을”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고 이 보도 프로그램은 피리마을을 제목 그대로 ‘티켓마을’로 낙인찍

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이라는 낙인화를 경험한 피리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이미지 개선

이 시급하였고 업주, 관공서를 중심으로 티켓영업다방의 자정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

론적으로는 티켓영업다방은 그대로 둔 채 관광지, 상권이 발달한 곳 등 다른 이미지로 이를 커

버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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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이는 티켓다방문화가 제주농촌지역 남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피리마을의 현지조사는 총 4차례 진행되었다.초기에는 제주시 지역에 기

거하면서 피리마을을 왕래하는 방식을 띠다가 2008년 10월에는 피리마을에

거주하면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첫 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2월 5

일까지,2차는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25일,3차는 7월 17일부터 8월 12일,

4차 10월 13일부터 24일 까지(약 2주간)진행되었다.그리고 제주지역의 타 농

촌지역과 티켓영업다방을 비교하기 위해서 피리마을과 유사한 조건의 한 곳

을 정하여 하루 동안 다방방문,주민인터뷰,동네 관찰 등을 실시하였다.

비교 지역으로 정한 농촌마을은 피리마을의 경제 변동에 따라 다방종사여

성이 이동하는,대타 지역이다.다시 말해 피리마을의 감귤 등 농산물의 가격

시세가 좋지 않을 때는 그 대안으로 S마을로 다방종사여성이 많이 이동을 한

다는 것이다.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S마을은 지리적으로 피리마을과 가까

운 편이고 마을남성의 티켓구매행위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방종사여

성에게 이점이 있다.이 지역도 규모는 작지만 티켓영업 중심의 상권이 형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 마

을 기혼남성이 다방종사여성과 사는 것은 남 보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일이라면 피리마을 남성들은 이에 대한 금기가 적고

결혼 이후에도 ‘그냥’피리마을에 산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접한 S마을의 사례는 60대의 남성으로 연구자는 이 남성의 며느

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이 60대 남성은 부인과 사별한 이후 다방종

사여성과 결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다.이전의 동네에서는

‘남 부끄러워’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같은 맥락에서 사례자의 며느리와 아

들은 아버지의 재혼 상대자가 다방종사여성이었기 때문에 놀랐고 수치스러워

했으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

다.반면,피리마을의 경우 일반남성에 대해서도 티켓영업이 허용적이지만 특

히 사별한 남성의 경우에는 다방종사여성과의 결혼이나 티켓구매행위에 대해

서 허용적인 차이가 있다.

제주농어촌 지역에는 피리마을과 S마을 이외에도 두 지역을 거점으로 티켓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그리고 마을남성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로 인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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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받는 마을여성의 사례는 어느 지역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다.그러나 피리마을주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이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리마을의 독특성을 찾을 수 있다.

피리마을에서의 마지막 2주간은 ‘마을주민으로 살아보기’위한 목적으로 이

루어졌는데 연구자는 대부분 피리마을 상권 중심가를 ‘어슬렁거리며’사람들

과 상권 구조를 관찰하곤 하였다.그리고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서 차 마시

기,저녁에 술집 가기,비오는 날 상가 관찰하기 등을 행하였다.오늘날 다방

은 성인 남성 손님을 위한 장소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연구

자가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시선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자

리를 뜨기 전에 다 마신 커피 잔을 치워 가 버려 간접적으로 나가기를 요구

받기도 하였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는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50

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드나들었고 커피를 마시거나 다방종사여성들

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방종사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티

켓영업이 남성의 호출에 의해 다방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상,

다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방식은 티켓영업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다.그래서 다방 이외에 티켓영업이 이루어지는 소주방,호프집,단란주점 등

의 업소 중 소주방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관찰을 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일회적인 관찰에 그쳐 많은 정보를 알아내지는 못한 것이 한계로 남는다.

2.연구참여자의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티켓영업다방 등 성매매 관련 연구들이 성구매

자와 성판매자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티켓영업다방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지역주민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초기에는 티켓영업다방으로 인해 이혼,자살,가출한 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여겼으나 연구과정에서 밝혔듯이 가족사와 연결된 경험을

이야기 해 줄 참여자를 구하기에는 외부자인 연구자에게 매우 한계적이었다.

그리고 연구 물음을 마을여성의 이혼,자살,가출 등의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

고 티켓영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경험으로 확장되면서 연구참여자의 요건도

넓어졌다.따라서 기혼이면서 피리마을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확장하였다.단,<사례7>의 경우는 피리마을의 단란주점과 식당에서 1년 가



17

까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탈성매매여성'이다.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알음알음 방식으로 소개 받거나 마을홈페이지에 기재

된 지역단체의 단체장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시도하였다.앞에서도 언급 하였

듯이 피리마을의 티켓다방문화가 가족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티켓다방

으로 인한 낙인의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 정서 상,연구참여자를 구하기가 너

무나 어려웠다.알음알음 방식에도 한계를 느껴 직접 마을로 뛰어들어 마을

주민들과 부딪힐 필요성을 느꼈고 노인회관이나 보건소,철물점,다방,파출

소 등에 불시적으로 들어가 마을주민들과 ‘티켓다방’혹은 ‘마을남성의 놀이문

화,성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병행하였다.짧은 시간이나

마 이들과 나눈 경험들이 이 연구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피리마을과 인근마을의 주민으로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넘어

실질적으로 피리마을의 생활권에 포함되어 생활하는 주민들이다.피리마을을

포함하여 10여개의 마을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웃한 두

개 행정구역의 약 10여개의 마을을 포함하여 총 20여개의 마을에서 수요가

이루어질 정도로 피리마을의 상권의 규모는 크다.그리하여 <사례10>의 경우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나 피리마을과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고 피

리마을을 실제 생활권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례10>은 실제 거주지와 피리마을 간의 성매매 지형을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 사례였다.

연구참여자 중 여성의 경우 대부분 피리마을의 인근 지역에서 출생하여 결

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로 피리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사례4>는

피리마을 출생자로 남편 또한 피리마을 출생자이다.여성의 경우 거주마을에

따라,남편이나 주위 경험에 따라 티켓다방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

가 있었는데 티켓다방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에 사는 여성들은 남편의 경험

과 상관없이 티켓영업방식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인근마을에 사는

여성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반면,대부분의 남성들은 티켓다방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남성들은 티켓다방의 구

조와 역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문제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감

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반면 여성들은 티켓다방의 구조는 잘 모르지만

“불만이 많다”고 토로하여 성별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연구참여자 모두가 기혼자이고 40대 이상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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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리마을이 장년층 이상의 기혼자 중심의 마을임을 알

수 있었다.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였고

<사례7>의 경우 아웃리치 작업에 함께 참여하며 추가 인터뷰가 가능하였다.

인터뷰는 보통 연구참여자의 집이나 사무실,가게,교회 혹은 감귤 재배 하우

스에서 작업을 하면서 진행되기도 하였다.보통 다른 연구들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등의 장소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며 이루어지는 반면

다방이나 식당 이외에 커피숍이 없는 피리마을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장소

선정이 고민되기도 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식

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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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 령
결혼

상태

거주

마을
직 업 출신지

배우자

출신지

결혼

년수
비고

1 여 43 기혼 피리마을 자영업 인근마을 피리마을 17

2 여 51 기혼 피리마을 자영업 인근마을 피리마을 20

3 여 49 기혼 피리마을 자영업 인근마을 이웃마을 16

4 여 46 기혼 피리마을 학원운영 피리마을 피리마을 15

5 여 51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인근마을 인근마을 16

6 여 42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이웃마을 인근마을 14
사례 11과

부부관계

7 여 39 미혼 제주시
탈성매매

자활근로
부산 - -

피리마을단

란주점근무

8 남 39 기혼 피리마을 공무원 피리마을 인근마을 10

가족이

단란주점

운영

9 남 44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인근마을 이웃마을 10

10 남 53 기혼 이웃마을 농업 이웃마을 이웃마을 25

11 남 43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인근마을 인근마을 14

12 남 40 기혼 피리마을 단체활동 피리마을 인근마을 8

13 남 57 기혼 피리마을 공무원 피리마을 인근마을 35

*<인근마을>은 피리마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있는 주변마을로 피리마을과 동일한 행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이웃마을>은 지리적으로 피리마을과 가깝고 실질적으

로 피리마을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다.



20

Ⅱ.피리마을의 배경

A.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

제주피리마을은 해안마을과 산간마을을 골고루 갖춘 농어촌 마을이다.피

리마을은 10개의 마을이 모여 이루어진 읍면단위의 마을로써 현재 총 인구는

약 10,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10개의 마을 중 해안 지대에 위치한 ‘피리마을’

에 티켓영업다방,단란주점 등 성산업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은 제주목(濟州牧)이라하고 서쪽은 대정

현(大靜縣),동쪽은 정의현(旌義縣)이라 하여 1416년부터 1914년까지 약 오

백 년 동안 세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다(오성찬,1987:9).그 중에서도

피리마을의 산간지역은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부터 약 5세기 동안 도읍지의

역할을 하였다.원래 도읍지는 해안에 위치한 이웃마을이었다고 한다.그러나

해안에 위치해 있어 왜적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고 그 이유로 피리마을의 산

간지역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1915년 도제(島制)가 실시되면서 약 500년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고 1934년 면사무소가 해안마을인 ‘피리마을’로 옮겨지면서 ‘피리마을’이

인근 지역의 중심지가 된다.그리고 일제시대인 1914년에 도로가 뚫리고

1917년에 오일장과 상점들이 들어서 상권이 형성되는 한편 인근 해역에서는

어장이 형성되어 이로 인한 수익이 높았다.인근 해역은 조선시대부터 포구

였는데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전복 채취선의 근거지가 되고 일본을 왕래하는

여객선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취락이 형성되었고 현재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횟집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오성찬,1987:24).

피리마을은 조선시대의 관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관청이 있던 산간마을에서

1900년대 초부터 서당교육이 시작되었고 몇 년 후에 보통학교가 생겨났다.

1930년대 면사무소가 ‘피리마을’로 옮겨지면서 학교 또한 ‘피리마을’로 이전하

게 되었고 제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로써 명맥을 유지

하고 있다.

조선시대 도읍지의 소재지로써 피리마을은 계급 구분이 없었던 제주지역에

서 이례적으로 양반과 상민의 계급 구분과 양반 중심의 기생문화가 존재하였

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상인들이 ‘피리마을’에 드나들면서 해안지역에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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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기생촌’이 있었다고 한다.이러한 배경은 오늘날 지역의 남성 놀

이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리마을)이라는 특수한 지역정서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부터 향략문

화가 발달한 지역이여서, ○○이 관청 소재지지 않습니까? □□(해안에 위

치한 거리)라고 해가지고, 일본상인들이 드나들던 데가 지금 ○○에 □□

라는, P호텔 있는 데 거기가 어촌과 같은 항구 부락이었는데, 현청 옆에 

부산 동래같이, 동래장 같은 기생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옛날부

터 ○○가 했었어요. 거기 머 술도가니도 있었지. ◇◇(이웃마을)에는 소주 

공장이 없을 때 ○○에는 옛날부터 소주 공장이 있고 한량들이 원래부터 

많았어요. 60년대에 와보니까 63년도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억하기서 

부터가 보니까 중국집도 ◇◇에 없어도 ○○엔 있고 했거든. 그 정도로 먹

거리, 향락문화가. ○○에 보면 유명한 게 많아요. D마을(인근마을)보면 

머 돼지순대국 유명하고 하여튼 먹거리 유명하고 다방문화도 우리 어릴 

때부터 ○○는 다방이 있었던 걸로...<사례10, 남, 53세>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피리마을은 이웃한 마을을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앞서 설명하였듯이 피리마을은 산간지역과 해

안지역에 고루 마을이 분포되어 있어 광활한 산간마을에는 우시장이 발달하

였고 해안마을에는 일제시대부터 어장과 포구가 형성되어 있어 시장을 이용

하는 유동인구가 많았다.시장의 발달은 피리마을이 오랫동안 먹거리와 향략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고 축산업과 함께 감귤을 비롯한 상업적

농업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읍면지역보다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졌다.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이어져 피리마

을의 산업구조는 인근마을의 1차 산업과 ‘피리마을’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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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피리마을’의 가구 구성 비율로 본 산업 분류(2008) (단위:가구)

계(가구) 농가 어가 기타

1,380 470 124 786

자료:피리마을(면사무소)내부자료

기타:호텔,리조트 등 관광업과 식당,미용실,유흥업소 등 자영업 종사 가구

피리마을은 10개의 마을 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이다.

반면 피리마을의 중심가인 ‘피리마을’은 <표2>와 같이 농가와 어가를 합하더

라도 기타 가구 수에 못 미치고 있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

였음을 알 수 있다.기타 가구의 다수는 자영업 종사자로 대부분 호텔,식당

등 관광 서비스업과 다방,단란주점,식당 등 티켓 영업과 관련된 업종이

다.17)1차 산업 분야로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해수욕

장,관광단지 등 관광산업과 티켓영업다방,단란주점,식당,노래방 등 성산업

을 통한 3차 산업이 발달하였다.1차 산업분야는 감귤을 중심으로 밭작물인

콩,참깨,고구마,유채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일반 작물 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감귤 재배 면적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며 수산업은 제2종항인 ○○항에 선박 30여척이 정박 어로작업을 하고 있으

나 점차 어획량의 감소로 어업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촌계는 계

원 3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중 90%정도가 해녀 작업을 하고 있으나 점

차로 해녀 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18)상권이 위치한 ‘피리마을’은 피리

마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고 실제 상주 인구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농

어촌 마을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인구율을 보이고 있다.19)

17) 피리마을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임.

18) 피리마을 홈페이지

19) 제주도의 마을은 가구 수가 육지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1968년도의 제주도 통계

에 의하면 자연부락 수는 545개 마을, 가구 수는 총 75,886가구이다. 따라서 하나의 마을(자연

부락)에 평균 139가구가 되는 셈이다. 행정 단위의 크기를 보더라도 1984년 10월 현재 가구 수

로 보면 100~299가구로 이루어진 행정리가 전체의 48.8%가 되고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25.7%이며 99가구 이하의 마을은 16%정도에 불과하다. 육지의 경우는 도별로 볼 때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전체의 0.04%에서부터 많아야 9% 정도에 그친다. 이에 비해 99가구 이하의 

마을은 42.6%에서부터 91.9%에까지 걸쳐 있다. 1986년 현재로 보면 제주도에는 행정구역상 

30개 동, 161개 리 557개의 자연부락이 있다(제주도, 1993:1257-1258), (고관범, 2005:37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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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친족체계와 마을공동체-‘궨당’문화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육지부의 부계 혈연 중심의 친족 체계와는 달리 혼인

으로 이어진 친척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제주도

의 친족 체계를 ‘궨당’이라고 한다.‘궨당’은 부계 또는 모계 친족 집단이 없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나를 중심으로 한 친족 범주인 친속(kindred)라고

할 수 있다(김혜숙,1999b:16).궨당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망이며 궨당 구성원은 단지 한 개인을 중심으로 친족원에 대한 공동의 의무,

역할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 인간관계는 혈통과 혼인양자를 통해 형

성된다(김창민,1992:97).그리고 궨당은 부계와 인척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개인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궨당이기 때문에 한 개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궨당이 될 수 있다.궨당의 수가 많은 사람은

부계친과 모변친을 중심으로 궨당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을 했으나 궨당의 수

가 적은 사람은 궨당의 범위를 넓혀 혈통이나 혼인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

람까지 복친으로 삼았다.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궨당은 혈통집단과는

달리 성원권이 분명하지 않으며 특정의 사회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역할의 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창민,1992:111).

이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친족관계는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집안의 제사나 결혼 등 경조사 때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제주

도에서는 한 집안의 제사 때 부계 혈연관계의 친척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

라 시집 간 딸과 사위 그리고 장인,장모까지 참석하며 직장 동료나 이웃들

이 참석하기도 한다.즉,혈연과 인척 관계를 떠나 직장 동료나 이웃을 포함

하는 폭넓은 개념이 궨당인 셈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혼인 양상과 노동 구조

와 연관되어 있다.제주도는 전통적으로 같은 마을이나 이웃마을 사람끼리

혼인하는 통혼권(通婚圈)이 존재하였다.20)이와 같은 마을내혼의 혼인망은 여

성의 입장에서 볼 때 친정과 기혼 자매가 근거리에 거주하여 친정 궨당과의

결속을 높일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부계 친족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

위의 친족구성원들이 인접할 수 있었다(김혜숙,1999b:16).그리고 화산섬이라

20) 제주 마을은 잡성마을이며 육지지역의 마을보다는 인구나 가구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혹은 이웃마을끼리의 혼인이 가능하였다.    



24

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생산성이 낮은 척박한 토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 동원이 중요했고 노동력 동원과 교환을 효과적

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연(地聯)이 강조되었다.보다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동

원하기 위해서는 친족에 있어서도 성원권이 열려 있는 범주로써의 친족이 보

다 효과적이었던 것이다(김창민,1992:103).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친족체계는

주민들의 자연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실리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궨당이라는 친족체계를 통해서,제주도의 마을은 지연공동체의 특성(김항

원,1990:135)을 알 수 있다.제주도 마을의 지연공동체의 특성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상호부조로써 계(係)와 접(接)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결사체들은 부

계혈통집단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조직으로 기능

하였다(김창민,1992:105).다시 말해,제주도의 친족체계는 한 개인을 중심으

로 부계혈연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 확장된 개념인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타인을 궨당과 사둔(자기의 비속이나 본인 세대에서 혼인

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그리고 방계친과 혼인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사둔’

이라고 표현)으로 범주화한다.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사람은 모두 궨당 아니

면 사둔이다’라는 표현이나 ‘알고 보면 모두 궨당’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

다.이 표현을 마을 내에서 적용시켜 보면 모든 마을 구성원이 궨당이며 궨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둔관계는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김창민,1992:100).

오늘날 마을내혼의 감소와 외부인구의 유입 등으로 기존의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기는 하였지만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궨당이라는 친족체계는 지금

도 강하게 남아 있다.특히,농촌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친족체계와 마을공동

체 문화가 잔재해 있는데 피리마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피리마을의 경

우 타 농촌지역에 비해 빠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

되었고 기존의 마을공동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지만 기존의 마을내혼의

통혼권이 확장되어 이웃마을 내의 혼인을 선호하거나 궨당의 친족체계와 지

연공동체의 성향이 강하다.

C.가족제도 -이혼과 축첩제(築妾制)

피리마을의 경우 조선시대에 약 500년간 도읍지로 지냈던 역사 속에서 양

반문화가 존재하였고 기생문화와 축첩제도가 결합하여 일부다처제 형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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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체계가 존재하였다고 한다.그리고 해방 이후 4.3사건 당시 중산간 마을 남

성들이 많이 희생되면서 성비불균형이 나타났고21)이로 인해 축첩이 널리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가족은 장남분가와 균분상속의 전통,부계혈연집단의 결속약화,

조상제사의 분할 등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남아선호의식이 강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여 아들을 얻기

위한 축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행해졌다(이창기,1999:김혜숙,1999a).이

는 제주도의 가족이 비부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것처럼 보

이지만 남아선호사상과 축첩제도 등 가부장적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말

해 준다.

제주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마을내혼이 이루어짐으로써 친,인척관계가 동

시에 중시되는 친족체계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육지와 달리 평소에도 친정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경우에 따라 친정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 후에는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

을 수 있었다(권귀숙,1998b:58).이는 전통적으로 제주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때문에 제주도는 산업화 이전부

터 타 지역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보여줌으로써 주목을 받아왔

다.

아래 <표3>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은 1945년부터 200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1946년부터 1965년까지는 전국 평균 2-3배에 이르는 높은 이혼율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점점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상과는 다르

게 제주지역은 산업화 이전부터 이혼이 잦았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제주

지역의 높은 이혼율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이 많이 거론되어 왔

으나 이뿐만 아니라 노동의 자율성이나 이동성을 갖는 노동의 성격22)이 이혼

21) 한 예로 산간마을인 D마을의 경우 4.3사건 당시 마을 주민 157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어 2004

년 현재 495명 인구 중 60대 이상 주민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다이내믹제주, 2004:11). D마

을은 4.3사건 때 소개령(疏開令)으로 피신해 온 산간마을 사람들에게 거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18~40세에 이르는 마을 남성들이 거의 희생당하였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가장 노릇을 하며 시

련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가장’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웠던 여성들의 고통을 달래주는 의미

에서 마을 앞 바다에는 아기 구덕(요람)을 흔들고 있는 여성을 형상화한 ‘4.3모자상’이 세워져있

다(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2008: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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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연관이 높으며,마을 내혼으로 인한 특수한 친족체계/가족구조도 이혼을

용이하게 만들고,이혼에 대한 낙인이 덜한 문화(한정운,1986;권귀숙,1998)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3>제주도와 전국 이혼율 비교(1946-2005) (단위:%)

구분

년도

조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946 - 0.20 13.9 6.0

1955 - 0.27 7.8 2.5

1965 0.68 0.28 9.0 4.8

1976 1.29 0.74 9.4 7.39

1986 2.21 1.88 12.8 10.78

1996 2.50 1.79 22.0 19.1

2005 3.0 2.6 - -

자료:1946-1965년은 『민사사건 통계표』,1976-1996년은 『사법연감』,권귀숙(2003)

p.54재구성하여 재인용,2005년은 통계청(2006),p27에서 재구성.

*조이혼율:인구 1천 명 당 이혼건수

**유배우 이혼율:배우자가 있는 인구 1천 명 당 이혼건수

이처럼 전통적으로 부계혈연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친족체계와 자

율적인 여성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

았다고 한다.그러나 제주여성들은 설사 남편은 없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가부장제적 관념이 깊

게 뿌리내리고 있었다.제주도의 첩 제도는 사후 제사봉양에 대한 강한 의식

에서 비롯하여 성비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아들에 대한 희구가 첩 제도의 주

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혜숙,1999a:348).이 때 첩이 된 여성은 ‘족은

각시(작은각시)’,‘족은어멍(작은어머니)’으로 불리웠다.여성의 경우 경제 문제

의 해결 방편보다는 정신적 의지의 상대를 찾아서라거나 또는 아들이 없는

22) 제주주민들은 1900년대 초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 공장에서 임노동을 경험하였고 제주해녀들은 

먼 지역까지 자주 드나들었다. 이러한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육지’의 전형적인 농어촌 여성

들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 여성들은 집안의 농사일을 보조하는 ‘육지’의 

여성과는 달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현금 수익을 가져오는 경제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성

격의 경제활동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이동에 따른 가족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부모, 친척들의 

통제력을 낮추며 여성들의 이혼 후 생활에의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혼율의 증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권귀숙, 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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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득남을 위한 방편으로 재혼 또는 첩이 되기도 하였다.그리고 젊은 여

성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첩이 되는 일보다도 더 불안하게 여겨지기도 하

였다(김혜숙,1999a:346).

D.마을의 권력구조

제주지역은 예로부터 제주 주민 사이에 계급 구분이 없는 사회였다.제주

도는 삼무(三無)로 유명한데 즉,거지,도둑,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거지와 도둑이 없었던 것은 그 만큼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

람도 없었으며 제주 주민들 사이에 계급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

다.반면 피리마을은 조선시대에 도읍지로써 관청 소재였기 때문에 제주지역

에서는 드물게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존재하였던 곳이다.이는 조선시대 약

5세기 동안 지속되다가 1914년 도제(島制)가 실시되고 1946년 군제(郡制)실

시에 따라 제주도가 지금의 근대적 행정구역으로 재편되면서 약 5세기 동안

도읍지였던 피리마을은 평범한 농촌마을로 변모해 간다(오성찬,1987:18).그

리고 일제시대부터 마을의 중심지가 해안마을인 지금의 ‘피리마을’로 옮겨지

면서 관청 소재지였던 ○○마을의 자취는 사라져갔다.그러나 ○○마을사람

들에게는 아직도 도읍지였던 긍지가 남아 있어 ‘피리마을’에 갈 때면 지금도

“촌에 간다”는 표현을 쓴다(오성찬,1987:23).즉,양반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10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근대적 행정구역으로 재편되기 이전의 제주마을은 산간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였다.즉,마을이 산간에 위치했는가

해안에 위치했는가에 따라 사회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다.과거에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해안마을 사람들이 더 많은 수탈을 당한 반면에

중산간 마을의 목장 수입이 해안마을의 어업과 농업으로 얻는 수입보다 많았

다.이러한 경제적 수입의 차이는 중산간 마을이 해안마을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었다(고관범,2005:20).그러나 일제시

대에 이르러 해녀가 수확한 해산물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고 현금 소득이 높아

지면서 해안마을의 가계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중산간보다 낮았던 해

안마을의 사회적 위세가 높아졌다(진관훈,2004).오늘날 해안지역에 위치한

‘피리마을’이 인근마을의 중심지로써 모든 행정기관,교육기관이나 상업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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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이는 마을 간의 권

력이 ‘피리마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력의 변화는 일제시대

이후 근대화를 통한 자본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잡성(雜鋮)마을의 성격이 강한 제주의 마을은 문중조직이 형성,강화될 기

반이 약화되고 있어서 육지마을과는 달리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족보다

는 마을공동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신행철,1994:103).때문에 ‘육지’에

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을 가진 부계혈연집단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

는 것이 아니라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남성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특

히,지방자치제23)실시 이후 마을 단위의 의례가 더욱 정교해져 남성권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써 작동하고 있다.제주도의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축제,체육대회 등을 통해 남성들의 가부장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

려졌던 마을의 포제24)가 다시 부활하면서 남성들만의 의례로 재탄생하여 의

례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회적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김효선,

2007:69).

특히,지자체 이후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단위의 조직이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피리마을의 경우 타 농어촌 마을에 비해 마을단위의 모임

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마을 남성 권력의 지지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잦은 모임과 단체 조직은 오늘날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등 성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제이다.

(티켓영업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지. 그게 또 그 모임도 언제 활

성화되었냐 하면 직선제 선거하고 관련이 있지. 지자체 부활시기하고 맞물

려서 친목이라든지 각종 단체 무슨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여행계 식으로 

그런 모임들을 꾸준하게 만들고 그것이 상시적인 선거 조직으로 있다니까. 

거기에 상납하는 아가씨들 돈줄은 다른 데 있더라도 그런 분위기들이 자

연스럽게 조성이 되지.<사례11, 남, 43세>

23)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되었다가 이후 30년

간 지방자치 없는 중앙집권시대를 보냈고, 1991년에 이르러 구, 시, 군의회 선거(3,26)와 시, 도

의회 의원 선거(6,20)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부활하였다. 그러나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임명제 단체장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의 유명무실한 것이었고 이후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

에 실시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다(DAUM 사전).

24)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 남성들이 유교식 제법으로 시행하는 마을제(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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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위 단체가 47개, 공무원(?)에서 인정해주는 단체가 47개예요. 사단법

인이나 그런 거, 그런 게 47갠데, 머 자질구레한 단체는 한 100개, 그 중

에 사단법인 같은 단체는 빼고 면장 다음으로 인정해주는 게 연합청년회

장. 어딜 가도 면장 옆에 행사 어디가도 면장 옆에 앉죠. 그렇게 연청회장

하면은 파워가 좀 세죠. 다른 읍면은 틀려요. 여기가 ○○○시잖아요. ○

○○시, 다시 또 읍면동회장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연

합청년회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또 시 연합쳥년회가 있어요. 또 도 연합청

년회가 있어요. 제주도 읍면동시 연합회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도 연합청

년회, 근데 다른 마을은 보니까 우리 마을은 어쨌거나 예전부터 내려온 게 

면에서 연합청년회를 인정해주는데 다른 데는 연합청년회장이 저 밑에 가 

있더라고, 그게 다 읍면동마다 틀리더라고. <사례9, 남, 44세> 

농어촌 지역에서는 면장,이장,연합회장 등 마을단체의 단체장이 되는 것

이 권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남성의 영역이다.아래 <표4>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2005년 현재 제주지역의 여성 이장은 전체 172명 중 2명으로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여성 이장 비율인 3%보다 낮은 수준이

다.이는 가부장적 권력이 클수록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적

어짐을 의미한다.

<표4>전국 및 제주도의 여성 통장과 리장 성별 분포(2005) (단위:명,%)

합계 통장 이장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제주도 644 118 18.3 427 116 24.6 172 2 1.0

전 국 95,728 37,138 38.8 56,399 31,806 56.4 39,329 5,336 3.0

자료:행정자치부.여성공무원 현황(2006.6.30.기준),정영태(2006:20,연구자 재인용)

주:2005.12월 31일 현재.

피리마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면장 등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여 강

한 결속력을 보이는 곳이다.이들은 피리마을의 토박이 남성들로 이들을 중

심으로 마을의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토박이남성과 지역유지

남성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주요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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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

피리마을의 성산업은 보도방 형식의 티켓영업을 매개로 하여 티켓영업다방

과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남성 고객’이 다방

공간 밖에서 ‘아가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사는 티켓영업의 개념 상,

티켓영업은 다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한정됨이 없이 식당,노래방,

남성의 근무 장소 등 ‘남성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리

마을의 성산업은 식당,노래방,호프집 등의 지역 상권으로 확장된다.

특히 피리마을은 티켓영업을 중심으로 성산업이 특화 산업화되어 있어 성

산업 중심의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이 있으며 다

른 지역과 달리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남성에게 ‘족은 각시’로 호명되고 장기

적,독점적 단골장사를 하며 대다수가 중장년층인 다방종사여성은 피리마을

의 주민화되고 있다.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티켓’을 성매매와 구분 짓는 인식

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티켓영업 등 성산업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다.

A.티켓영업 중심의 성산업과 상권 구조

1.성매매 지형 내에서 티켓영업의 구조

티켓영업다방은 다방에서 ‘티켓’구매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몇 가

지 관련 법령에 의해 그 의미가 해석되고 있다.‘티켓영업’은 청소년보호법 시

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

되는 영업」을 말하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2조 제 1항 별표 13에서도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이기석,2002:4).

일반적으로 티켓영업다방은 산업형성매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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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 도시나 신흥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른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티켓

영업다방은 지역남성의 성구매를 매개하는 주요 창구로써 역할을 한다.

<표5>성매매의 유형

유형 주요 특성 업소형태 내 용

전업형

(전통형)

성매매

°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경우(주류

판매를 할 수 있지만,성매매가 주
된 목적이라면,이에 해당됨)

°특정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가시화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서만 생계유

지

°업주와 종사여성간에 법률적 성격

이 모호함.근로계약의 성립 불가능

대규모
성매매집결지

서울용산,청량리588,영등포,미아리텍사

스,부산완월동,인천학익동,대구자갈마
당 및 용주골 등 기지촌

소규모
성매매업소

군소규모의윤락장소로널리알려지지 않

는지역들(흔히‘판자집’또는‘벌집’,‘펨푸

집’이라고 알려진 장소들)

겸업형

(산업형)

성매매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 ․ 알
선

°업소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내 또

는 업소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근로계약 성립가능 및 계약된 근로

내용은 형식적으론 합법적

°최근에는 업소에서 종사여성을 직
접 고용하는 방식보다는 보도방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

로 성매매를 알선․ 매개하는 형태

로 변화

°또한 업소가 타 업소에 자기가 관리
하고 있는 여성을 접대부로 일시 공

급하여 소개료를 받아 챙기는 식

(일종의 직업소개처럼)의 영업전략

도 등장함.

식품접객
업소

휴게음식점(다방),일반음식점(까페,레스

토랑,인삼찻집),단란주점,유흥주점(룸싸
롱,외국인 관광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공중위생
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사우나,증기탕 등의 특수목욕장 업소,

°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및 스포츠맛사지업소등에서

안마사 및 보조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최근엔 출장마사지의형태로전자적매체
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함.

풍속영업
관련업소

노래연습장(노래빠),무도학원 및 무도장,

비디오방,게임방등에서이루어지는성매

매

자료:여성부(2002:21,재구성).

티켓영업다방 등 산업형성매매는 3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대표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이 이에 속하는데 음식과 숙박 제공을 주업

으로 하면서,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의해 직접 또는 ‘보도’라는 일종의 인

력 공급책에 의한 접대부 공급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여성부,2002:22).

아래 <표5>에서 보면,티켓영업다방은 산업형성매매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소

에 해당하며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다.그리고 티켓영업이 다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주요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티켓’이 곧 다방 외부에서 이루어



32

지는 ‘시간’으로 의미화 되는 컨셉으로 인해 티켓영업의 공간은 ‘남성 손님’이

원하는 장소,즉 여관,식당,노래방 등의 다른 업소로 확장된다.

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다방은 성구매남성이 성판매여성에게 화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 업주에게 티켓을 구입해 성매매 대가로 건네는

방식으로 출발하였다.이는 다방종사여성이 다방 밖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서 주인이 보게 되는 손실을 만회하는 개념으로 ‘남성 손님’은 다방 카운터에

서 티켓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주문한다.이어 다방종

사여성이 커피 배달 세트를 들고 찾아가면 형식상 커피를 배달하고 이후 성

매매가 이루어지며 다방종사여성이 티켓을 받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이후

티켓다방이 널리 퍼지면서 다방에 직접 들러 티켓을 구입하는 불편함이 없어

지고 대신 그 시간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업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

으로 변하였다(홍성철,2007:286).

이처럼 다방에서는 시간 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티켓’을 끊고 나가서 성매

매를 하기 때문에 ‘티켓다방’은 여기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다.‘티켓’은 다방

종사여성이 다방을 비운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티켓을 끊은 ‘남성 손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변화순 외,

1998:).즉,티켓영업다방은 ‘남성 손님’과 ‘다방 아가씨’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로 ‘티켓’은 곧 ‘다방 아가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개념이다.그

런 의미에서 ‘티켓’은 ‘시간’으로 ‘티켓비’는 ‘시간비’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피리마을의 경우 초기의 티켓은 3천원,5천 원짜리 (봉봉)쥬스였는데25)시

간 당 얼마의 액수를 지급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변하였다.마을남성들은 티

켓이라는 시간 당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면 원하는 시간 동안 ‘다방아가씨’와

식사를 하든지,모임에 참석을 하든지,성매매를 하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이 때 성매매 비용은 별도로 추가 계산된다.

맨 처음 티켓다방은 티켓하게 되면은 가서 돈을 직접 받아오지 않고 사실

은 냉커피, 차 한 잔에 천 원 할 때, 삼천 원짜리 쥬스, 오천 원짜리 이게 

티켓이었거든요? 장부에도 보면 봉봉 열 개 이게 티켓다방이었는데 그 다

음에 변한 게 다음부터는 돈으로 미터기 같이 시간 당 얼마로 변했잖아요. 

25) 전국적으로 ‘봉봉다방’이 유명했던 시기도 다방이 티켓영업다방으로 변화하면서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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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0, 남, 53세> 

지역남성들은 ‘시간’이 끝난 이후에 직접 다방종사여성에게 티켓비를 지불

하며 티켓비는 1-2만원으로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1만원으

로 통용되고 있다.성매매 비용은 유흥종사여성의 나이에 따라 5만원에서 20

만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티켓비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리마을의 경제가 좋았을 때는 2-3만원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지역

경제의 침체기에는 티켓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그리고 피리마을의 티켓영

업이 일반적으로 ‘단골’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전의 교환이 매 때마

다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지역 남성은 ‘외상’을 하기도 하고 다방종

사여성에게 가전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사주거나 ‘용돈’형식으로 주기도 하

며 다방종사여성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2.다방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티켓영업과 지역의 상권 구조

피리마을 티켓다방의 큰 특징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인데 비해,티켓다

방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다방여성의 규모가 크고 이 구조가 마을내부의 남성

수요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2007년 현재,피리마을의 25세 이상 성

인남성 인구가 약 3,700명이고 다방여성의 수가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추정되고 있어 성인남성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다방여성이 피리마을에 상

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리마을의 상권은 병원,은행,관공서 등을 제외하고 다방,단란주점,식당

등 티켓영업과 관련된 업소로 구성,유지되는 특성이 있다.티켓영업은 다방

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남성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영업

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티켓영업의 규모는 다방,식당,술집,노래방 등으로

확장된다.<사례2>는 이러한 피리마을 남성들의 티켓구매행위에 대하여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

는 게 허무하잖아요. 일만 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다 내보내니까 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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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하잖아요. 하루는 날씨가 어둠침침하고 흐린 날 밖에 보면 주위에 나

무들만 있고 허무하잖아요. ‘내가 산 게 뭘까’ 그런 생각 드는 찰나에 어

떤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에 가면 좋은 일이 많다고 ○○ 가자고 그래

서 왔대요. 그래서 온 게 1차로 9시나 10시쯤에 다방 가면 소위 직업여성

이 몰려와요. 와가지고 앉아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서 최고의 서비스

를 하죠. 할아버지 그러다 보면 보통 주머니에 한 30만 원 이상 가지고 

내려와요. 그거 갖고 모자라. 단계가 어쩌냐면 9시, 10시쯤에 내려오면 다

방에서 커피 마시죠. 거기서 한 아이들 다 커피 사줘요. 그러면 한 2~3만

원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 얘기가 되어가지고 일하는 아가씨가 "오빠, 나 

점심 사줘"하고 꼬시면 걔네들은 일반 식당 안가요. 횟집가거나 갈비집도 

안가. 횟집 같은 데 가서 거기는 두 세 명만 가도, 5~6만원 쓰잖아요. 그

게 점심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주방 가요. 여기는 낮에도 소주방 다 열

어요. 유흥음식점 다 열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다방이 그 전에 다

방(유흥음식점)이 400개였어요. 다 예요. 여기 그냥 아이들 재미없어요. 

유흥음식점이 그런 게 400개. 20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 때는 밀감 값이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밀감 값이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썼죠. 그러다 보면 

소주방 가서 소주 마시면 3~4만원 없어지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요. 노

래방 가면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하면 3~4만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아가씨들이 머 하냐면 이제 여관으로 가요. 여관가면 그 땐 이미 할아버지 

몸이 녹초 되잖아요. 여관가면 아가씨들 손도 못 만져 보지. 그럴 힘도 없

지. 아가씨들이 그냥 놔버리는 거라. 그러면 30만원 그냥. 인간관계 되잖

아요? 그야말로 한 달 정도 사귀면 머 재수 좋은 아이들은 한 보름만 만

나도, 시골 할아버지들은 재미없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사

냐며 막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죠.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 나이 때 되면 아까운 게 없더라구요. 그래가

지고 머 막 다 갖다 줘요. <사례2, 여, 51세> 

현재 피리마을의 성산업의 규모는 다방 30여개,단란주점과 유흥업소 30여

개 그리고 식당,소주방,노래방,미용실,의상실,사우나 등이 있으며 피리마

을에서 유흥종사여성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숙소,미용실,의상실,식당 등의

영향력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제주지역에서 티켓영업다방은 ‘구제주’지역과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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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은 피리마을을 포함하여 4개 지역을 거점으로 티켓영업다방 등 성매

매업소가 활성화되어 있다.제주지역 전체적으로 티켓영업이 쇠퇴기로 접어

들고 있는데 반해 피리마을의 경우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는

<표6>에서와 같이 제주지역의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26)

이는 유흥주점과는 달리 <다방→ 식당→ 술집(소주방)또는 노래방→ 성매

매>로 이어지는 티켓영업방식의 특성 상 다방 수만으로 티켓영업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표6>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가능 업소 (단위:개소)

지역명

2004년(a) 2007년(b)
증감

(b-a)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합계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합계
다방 단란 유흥 숙박 이용원 다방 단란 유흥 숙박 이용원

마을 가 14 15 3 2 5 39 14 15 4 5 5 43 4

마을 나 20 40 17 19 14 110 26 35 19 20 14 114 4

마을 다 17 35 12 7 11 82 15 32 13 8 11 79 -3

피리마을 28 23 9 9 - 69 26 22 11 5 5 69 0

자료: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2007:16-23,연구자 재구성)

<표6>에 나타난 제주 농촌 지역의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 피리마을의 다방,

단란주점,유흥주점의 규모는 약 60개고 주민들이 산정하는 유흥업소에 종사

하는 여성들은 약 500명에서 6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렇다면 기존의 전

통적인 고용 방식에 따르면 60개의 업소에 약 10여명의 여성이 고용되어 있

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직접 고용되어 있는 여성 수는 훨씬 적은데 다방

종사여성의 고용 방식이 프리랜서나 간접 고용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

이다.

때문에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다방 공간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내 외부를 넘나드는 티켓영업방식의 특성과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방식의 변

26) 일반적으로 여성단체의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를 추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게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피리마을의 주민들이 산정하는 다방

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규모 보다는 여성단체의 산정 규모가 훨씬 작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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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감안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실제로 타 농촌 지역과 업소 수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아래 <표7>에서 서귀포시 읍면별 산업별 종사자수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이는

티켓영업다방이 발달한 농촌 지역 중 한 곳인 ‘마을 다’와 비교하여도 피리마

을의 종사자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

업다방과 식당,노래방,술집 등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특히 <표8> 피리마을의 식품,공중위생 업소 현황을 보면 티켓영업다

방 등 성산업을 포함하여 지역 상권이 ‘피리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표7>서귀포시 읍면별 산업별 종사자수(2006) (단위:명)

읍면별

산업별
마을 다 마을 라 마을 마 피리마을

계 3,549 3,248 3,092 3,267

농업 및 임업 18 383 368 314

어 업 29 189 69 1

제 조 업 368 368 117 151

건 설 업 70 110 48 59

도매및소매업 890 390 413 517

숙박 및 음식점업 623 391 615 1,010

운 수 업 220 193 313 74

금융 및 보험업 209 166 215 8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31 195 148 113

교육서비스업 309 285 264 27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63 207 109 8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5 91 99 294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61 186 215 142

자료:통계청(2007:7),『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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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피리마을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2007.7) (단위:개소)

리별

업종별
합계

‘피리

마을’

A

마을

B

마을

C

마을

D

마을

E

마을

F

마을

G

마을

H

마을

I

마을

합 계 494 330 14 102 3 16 7 5 0 1 16

일반음식점 244 152 5 64 -　 10 2 3 -　 -　 8

유흥주점 12 12 -　 　- -　 　- 　- 　- -　 　- -　

단란주점 23 23 　- 　- 　- 　- 　- 　- 　- 　- 　-

휴게음식점 35 33 　- 2 　- 　- 　- 　- 　- 　- 　-

집단급식소 15 6 1 2 1 1 　- 2 　- 　- 2

식품제조

가공업
17 　 3 6 2 2 3 　- 　- 　- 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5 12 1 1 　- 1 　- 　- 　- 　- 　-

식품소분업 5 4 　- 1 　- 　- 　- 　- 　- 　- 　-

식품등수입

판매업
4 3 1 　- 　- 　- 　- 　- 　- 　- 　-

기타식품

판매업
3 3 　- 　- 　- 　- 　- 　- 　- 　- 　-

자동판매기 39 13 　- 25 　- 　- 　- 　- 　- 　- 1

위탁급식

영업
1 　- 　- 　- 　- 1 　- 　- 　- 　- 　-

제과점영업 5 4 　- 　- 　- 　- 　- 　- 　- 　- 1

건강기능식

품일반판매
5 2 1 　- 　- 　- 1 　- 　- 　- 1

계절음식점 11 10 1 　- 　- 　- 　- 　- 　- 　- 　-

목욕장업 4 3 　 　- 　- 　- 　- 　- 　- 1 　-

숙박업 14 9 1 1 　- 　- 1 　- 　- 　- 2

이용업 5 5 -　 　- 　- 　- 　- 　- 　- 　- 　-

미용업 18 17 　- 　- 　- 1 　- 　- 　- 　- 　-

세탁위생 9 9 　- 　- 　- 　- 　- 　- 　- 　- 　-

병·의원 6 6 　- 　- 　- 　- 　- 　- 　- 　- 　-

약국 4 4 　- 　- 　- 　- 　- 　- 　- 　- -　

자료:면 사무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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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을 살펴보면 피리마을의 전체 식품,공중위생업소 494개소 중 ‘피리

마을’에 330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67%의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두 번째

로 집중되어 있는 B마을은 유명한 민속관광지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

소가 자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B마을의 경우 관광객 수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피리마을’은 지역주민을 위한 업소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특성화로 인해 피리마을은 제주시 못지않

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상가 중심지의 집값은 제주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신제주 지역의 집값과 유사할 정도이다.27)높은 집값과 상가 임대료에도 불

구하고 빈 가게가 나오면 바로 새로 입주자가 생긴다고 하니 여전히 높은 상

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및 영업 방식의 차이

1.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다방여성의 프리랜서화

성매매방지법 이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빠르

게 변화하고 있다.이전에는 형식적인 커피 배달을 통해 티켓영업을 은폐하

려고 하였다면 현재는 아예 커피 배달 자체가 없으며 다방에 출근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반 ‘여염집 여자’와 구별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다방종사여성의 고

용 방식의 변화는 성매매방지법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피리마을은 2002년을 기점으로 몇 년 동안 감귤 값의 하락하

면서 티켓영업이 잠시 주춤하였었다.경제 불황의 시기에 전통적인 고용 방

식이 아닌 ‘간판비’만 내걸거나 프리랜서 등의 유연한 고용 방식은 경제적 효

율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현장에서도 ‘노동의 유연화’전략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방식과 피리마을의 경제적

조건의 관련성은 피리마을이 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이르러 더 이상 법적

27) 피리마을의 지가 상승은 1980년대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정에서 외지인의 투자에 의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해수욕장과 민속촌 등의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피리마을’의 

상권 중심지의 경우 평당 250만원에서 500만원을 호가하였고 양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 지리적, 

기후 조건으로 인해 해안가에는 외지인에 의한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축산정책이 시행되어 산간 지대의 목장지는 대부분 외지인들의 소유가 되었다(이혜숙, 

1989: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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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현실이 뒷받침한다.28)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에 대한 불감증이 전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관할 파출소도 예외가 아니다.연구자가 만난 피리마을 파출소

의 한 경찰관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남성 노인층의 소일거리 정도이고 농

어촌 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상부 조직인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일개 파출소에서 티켓영업을 제지할 문제는 아니라는 방관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방관적 태도는 해당 파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법망에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을 인정하는 인상마저 준다.이처럼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외부의 관심에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피리마을의 프리랜서 고용 방식은 불법 행위를 은폐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임을 드러내는 대목

이다.다방의 남성 손님에게 커피는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여자역할’을 수행

하는 ‘아가씨’를 만나기 위함이 크다(김주희,2006:75).티켓영업다방은 유흥종

사여성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남성들에게 여성들을 공급하는 ‘보

도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쪽 분(연구자)이 가서 만일에 대학 다닐 때 그 동네에서 명절 때나 누

구 와서 맥주 한잔하자 그러면은, 자기 아는 데에서 저쪽에 가려고 하면 

아니 이쪽에 가자, 여자들은 그런 거 덜 합니다 만은, 남자들은 데리고 갔

다 그러면은 아가씨 없는 데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왕이면 아가씨 있는데 

데리고 가지, 이왕 같은 돈 내고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가나 마

찬가지예요. 아가씨가 있으면은 그나마 장사가 되는 거고 없으면은 장사 

안 되는 거고 문 닫는 데는 아가씨 없으니까 문 닫는 거고 실질로 돈은 

있어도 아가씨가 없는 데 머, 촌에서 장사는 술장사나 다방장사는 아가씨 

장사예요. 아가씨장사, 얼마나 아가씨를 많이 잘 데리고 오느냐 그거예요. 

28) 90년대 중반 에서 2000년대 초 까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대한 방송보도는 다음과 같이 자

주 이루어졌다. MBC, 1994, “여전한 티켓다방의 사람장사”, 『PD수첩』; MBC, 1996, “‘티켓’

마을”, 『시사매거진 2580』; 『제민일보』, 2000년 2월 22일,“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역 다방 수 25개 티켓 영업 여전”; 『제민일보』. 2000. “티켓영업' 자정 결의 시

늉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대한 언론 보도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고 올 해 보도된 『KBS제주 뉴스』, 2008, 2. 14 “농어촌 불법 노래방 특별 단속”; 

2008. 2. 13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 사각” 에서는 피리마을의 노래방 도우미에 초점이 맞춰져

서 피리마을의 전반적인 티켓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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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남, 39세>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를 하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으로 인해 유흥종사여

성은 더 이상 다방이라는 공간에 머물 필요성이 없어진다.공간에 상관없이

마을남성과 연락만 되면 티켓영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래서

피리마을에는 소위 ‘전화발이’라 불리는 프리랜서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구

체적으로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의 고용방식은 다방에 직접 고용되어 있거

나 다방에는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다방이라는 공간의 매개 없이 직접 마을남

성과 접속하는 방식과 아예 다방에 소속되지 않고 단골 남성과 영업을 하는

프리랜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이는 농어촌 지역 남성의 노동 환경에 따

른 융통성 있는 영업 방식이기도 하다.즉,손님이 없는 농번기에는 다른 일

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손님이 많은 농한기에 활동하기도 하고

수시로 비가 오는 날이면 핸드폰으로 쉽게 연락이 되어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9)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 아가씨들이 많아요. 아가씨들 지금, 원

룸에 방이 없을 정도잖아요. 육지 다방 아가씨들도, 단란주점 아가씨들도 

옛날에는 숙소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자유예요 자유. 자기 스스로 

돈은 들어가도 자기 스스로 원룸 빌어서 나가요. 혼자 살아요. 티켓 다방

도 옛날에는 다방에 전화해서 누구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다 핸드폰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나 누군데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점심이

나 같이 먹자, 그래서 점심 먹고 노래방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올 때 쯤 되면은 중산간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죠. <사례2, 

여, 51세>

<사례7>은 피리마을의 단란주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피리마을

의 다방 혹은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그는 일할

당시에 간혹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할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다방이라도 커피

29) 이런 의미에서 피리마을의 경우 어떤 시기에 티켓다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농번기에는 유흥종사여성의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농한기에는 증가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

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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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는 여성들과 티켓영업을 하는 여성들이 달랐다며 그 차이를 다방에 고

정 출근하는 여성과 프리랜서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보니까 밤에 봤던 아가씨들이 보니깐은 우리가 봤을 때도 낮에 커피를 시

키면은 밤에 봤던 언니들이 아니더라고, 다 그 고정 아가씨만 다방 아가씨

만 고정 직원만 커피 배달해주고, “어디, 어디 숙소입니다 커피 갖다 주세

요.” 그거지. 돈이 되니까 그런가봐. 그냥 말만 소속이고 몸은 개인플레이

하고 항상 전화는 대기 중 인거 같아. <사례7, 여, 39세>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지방소도시 다방종사여성의 노동 과정에 관한 연

구(김수미,2006)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이후 다방종사여성의 채무가 무효화

되자 업주와의 구속적인 고용 관계에서 벗어나 이․퇴직의 자유를 얻게 된

반면 업주의 경우 다방종사여성의 안정적 고용과 관리의 어려움을 보여주었

다.그러나 고용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다방종사여성은 업주와 직접

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과급제와 월급제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프리랜서 형식의 고용구조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리고 피리마을의

한 다방 업주에 의하면 ‘육지’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월급제,아침 6

시부터 근무,시간비 입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정황을 살

펴볼 때,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아가씨의 프리랜서화 현상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의 특성으로 보인다.

2.‘족은각시’로 호명되는 다방종사여성과 장기적,독점적 단골장사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장기적,독점적 관계의 단골장사로 이루어지며 마을

남성은 고정적으로 부르는 다방종사여성을 ‘족은각시’,‘세컨드’라고 호칭한다.

그리고 티켓을 부를 때 ‘족은 각시 부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족은각시’

란 ‘작은부인’을 일컫는 제주어로 첩(妾)을 실제 생활에서 호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을남성들이 특정한 다방종사여성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

과 단골을 보유하고자 하는 다방종사여성의 영업 방식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특히,마을노인 남성들의 경우 독점적으로 다방종사여성과 관계하고

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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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막 싸움들도 난다니까. 파트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찜해놓은 애 있

으면은 거의 고정파트너로 하잖아. 딴 사람이랑 친해지고 하면은 막 싸워. 

재밌어 여기. 남자들이 질투가 심해가지고 여기 머 어디 춤추는데 가면 그

런다는 말은 들어도 그렇게도 하더라구요. <사례1, 여, 43세>

근데 거기 ○○ 손님들은 다 하나 같이 그냥 술 먹진 않더라고요. 다방에 

작은 각시라고 해야 하나. 다 머 다방마다 다 세컨드가 있더라고. 마스터

는 그냥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고, 아가씨는 자기 파트너는 다방마다, 그 

여자 분이 또 다른 테이블 나갔잖아요. 그 아가씨가 티켓을 나갔으면 또 

다른 다방에 전화를 해서 있냐 물어보고. 다른 데는 그 업소에 오면은 술 

먹고 가는 그 정도인데, 그 인원 갖고 먹고 그런데 거기는 자기네들 다 콜 

걸? 거기는 자랑스럽게 작은 각시 있어~하고. 밤에 보면 그렇더라고. 다 

낮에 보면 지성인이고, 밤에는 다 그래도 자기 지정 파트너가 다 있어. 자

랑스럽게 아 나 모 다방에 족은 각시 불러 볼까. 아니면 두 번째 각시 불

러볼까? 자랑스럽게, 오히려 없으면 좀 바보 취급, 없는 사람도 관심이 없

어서 그렇지, 대체로 겅하더라고. <사례7, 여, 39세>

성매매 관계에서 ‘단골’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관계이다.‘단골’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성구매를 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김선화,2006:43).특히,

다방은 지역의 남성 집단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손님

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김주희,2006:98).성매매의

장에서 ‘단골’의 존재는 성매매를 통한 익명성의 경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 관계가 이성애 커플의 연속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선화,

2006:42).다방종사여성들에게 ‘단골장사’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

며 단골관계에서는 ‘그냥’서비스 해주기도 하고 그 때 그 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돈 형식으로 지급받기도 한다.마을남성들은 자신과 독점적인 관계

에 있는 다방종사여성에게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하고 생일날 케잌이나 꽃다

발을 배달을 시켜 선물하기도 한다.

우린, 아휴~ 우린 다방아가씨 보다 팔자 안 좋다고, 생일이라고 케잌 사

주지, 또 밥 사 멕이지, 술 사 멕이지, 심심하면 가서 잠자리도 해주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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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돈 받으면서 그것도. 저 아이 네는 진짜 팔자가 좋은 팔자라고. <사

례1, 여, 43세>

아가씨들도 자기 고객을 잡기 위해서 한 번쯤은 서비스로 무료 봉사라고 

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이 든 언니들은 서비스라도 해 줘야 

자기들도~. 어디 자기 파트너 손님이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있으면은 “나 

어디, 어디에 술 먹고 있으니까 여기 와라” 하면은 그게 다 돈이니까 나중

을 생각해서 두 번 정도는 미끼를 놓는 거죠. 서비스로. <사례7, 여, 39

세>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장에서 ‘단골’의 존재는 성매매가 이성애 커플에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관계가 성매매의 장을 벗어나서 ‘실제’연

애관계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는 ‘실제’연애관계와 구분

되며 이성애 연애 각본에 따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때

문에 티켓영업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다방의 영업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방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다(김주희,2006:102).반면,피리마을의 티켓영업

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다방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며 다방의 경계를

넘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은 ‘그냥’서비스 해주기

도 하고 용돈 형식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식은 ‘실제’이성애 관계와 구분이

어렵다.그리고 마을남성들 사이에서는 특정 남성의 작은부인으로 ‘찍힌’다방

종사여성은 부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 피리마을만의 남성연대를

실천해 나간다.

다방여자들은 ○○가 돈이 되는 곳이니까 다른 곳에 있다가도 다시 들어

와요. 누구의 단골이라고 찍히면 다른 남자들한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누구의 단골로 찍힌 여성은 다른 남

성들도 누구, 누구의 여자인데 하면서 부르지 않으니까. <사례13, 남, 57

세>

아가씨들 상당수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애

인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단골손님이 다 애인인데, 한 다섯 명 씩 서너 명 

씩 그렇게 되는 데, 나가 말하는 애인이라는 말은 유흥조직 쪽에서 기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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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같이 기둥서방이 한 사람씩 있어요. 이 기둥서방들은 완월동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나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이 아니고 그냥 남편 같이 옛날 제주도의 작은 마누라 같이 완전 그게 생

활화가 되어 있어. <사례10, 남, 53세>

이처럼 피리마을 남성들이 다방종사여성의 작은부인화하는 현상은 일반적

인 성매매의 장에서의 연애 각본을 수행하는 ‘단골장사’와는 차이가 있다.마

을 남성들의 티켓구매 양태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마을 남성들은 특정

다방종사여성을 ‘족은 각시’,‘세컨드’로 호명하며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

제로 피리마을 남성들 중에는 다방종사여성과 결혼하기도 하고 다방종사여성

과 살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기도 한다.특히,80년대와 90년대의 티켓영업이

전성기를 누리었는데 당시에 마을남성들이 다방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다방종

사여성과 ‘바람이 나서’아내의 ‘속을 썩이는’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3.중장년층의 다방종사여성과 다방종사여성의 주민화

일반적으로 티켓영업다방은 성판매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로

써 알려져 있다.성판매여성의 대부분이 10대 후반에 성산업에 유입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티켓영업다방에는 십대여성이 고용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실제로 기존의 연구나 실태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그리고 지

방 소도시의 다방여성에 대한 연구(김수미,2006)에서도 지방 도시의 다방종

사여성의 나이는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그러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

종사자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대부분이다.피

리마을에서 40대 다방종사여성은 ‘젊은 여성’에 해당한다.성매매 집결지나 기

지촌의 성판매여성의 경우 10년,20년 장기간 동안 성판매 일을 해온 중장년

층 여성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계’를 선호하는 남성 성문화(이효희,1998;

성윤애,2000)하에서 피리마을의 중장년층 다방종사여성의 존재는 독특한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사람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20대가 없어. 30대 후반, 중후반이 제일 

어리다고 봐야하고 대부분이 40대 중반 후반까지. 아가씬지 아줌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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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처음에 그런 계통으로 발을 들여서 최종적

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 제주도 ○○이라고. 부산 갔다가 신제주 쪽에 갔다

가 최종적으로 여기 오는 형편이지. 여기는 새로 들어오는 아가씨들의 경

로가 그렇다니까. 지금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중국 동

포들, 연변 아니면 이런 조선족 이런 쪽으로 해서 ○○으로 많이 유입되

지.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갈 데가 없지. 돈 많은 사람이라도 여기서 잘 

만나면 여기서 가게라도 하나 내고 살려고 하는 거고. <사례11, 남, 43

세>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형성하고 있는 다방종사여성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외지에서 온 여성들로 피리마을은 삶의 ‘종착지’로 의미화되기

때문에 오래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30)피리마을에서도 젊은 남성들 사이에는

젊고 새로운 여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흥종사여성들

도 자주 이동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주민화된다.지역 주민들은 업주에 대하여

지역 주민으로써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흥종사여성들도 주민으로 인

정하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는 다방아가씨를 손님으로써, 지역이 좁다보니까 동네는, 그리고 항상 

여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아가씨들도, 그러면 항상 다니면서 인사 서로

가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그

렇고 그 아가씨들도 그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창피하다는 것을 안 느껴

요. 창피하다는 것을 안 느끼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할 거 없어서 저런 데

서 일하나 때로는 물론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얘기 할 때는 이렇게 평범

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요. 몇 번 보다보니까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 알잖

아요?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일단 여기에 있을 동안은 똑같이 주

민이 되어 가지고 운동도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사례3, 여, 49세>  

30) 최근 10년 사이에는 중국 연변 출신 여성들의 이주도 눈에 띈다. 연구자가 만난 중국 연변 출

신의 40대 여성은 약 10년 동안 피리마을의 다방에서 일을 하였고 얼마 전 연변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여성의 현재 고민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의 대학 

진학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라고 하였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은 출신 국가에 

따라 종사하는 업종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몽골의 여성들은 생산직에,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은 성산업에, 중국동포의 경우는 식당과 다방 등에 대개 취업하고 있다(한국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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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아가씨라고 해가지고 티켓영업만 하기 위해서 그냥 방안에 쳐 박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일하러 다니는 아줌마들 식당일하고 머 낮에

는 다른 일하고 겹치기로 두, 세 가지 겹치기 하는 식으로, 사실은 단란주

점 마스터가 그 시간 되면 그 일하고 낮에는 단란주점 안하니까 다방 일 

하고, 사실은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라. 언젠가는 스쳐간다고 한 2,3년 다

니다 보면...<사례11, 남, 43세>

유흥종사여성은 피리마을이 티켓영업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일자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유입되고 한 번 유입되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한 50대

의 다방종사여성은 피리마을은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며,“누가 50대인 나를,

식당에서도 안 받아주는 데 150만원 주면서 쓰겠나?”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

는 듯하였다.이러한 사실은 ‘피리마을’이 남성의 소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

적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이 성애화되고 있

음을 말해준다.<사례2>여성 또한 지역 남성에 의한 소비뿐만 아니라 피리

마을이 호텔,골프장,리조트 등 관광산업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관광객을 상

대로 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자리에 비해 여성 인력을 구하기 힘

들 정도라고 하였다.

○○이 정말 돈을 많이 써요. 돈 나올 데도 많고 경제가 괜찮았었어요. 여

기 일자리 많아. 식당 같은 데도, P리조트 생기면서 여자들이 할 일자리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야. <사례2, 여, 

51세>

피리마을의 이와 같은 현실은 제주 지역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3차 산업의

여성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농한기에 티켓

구매가 줄어들더라도 이 기간에 티켓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마을을 떠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불경기 시에 피리마을을 떠났

다가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유흥종사여성이라고 하여 특정 여성

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흥종사여성이면서도 동시에 식당이나 호텔,

감귤 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때문에 주민들은 유흥종사여성에

대하여 일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온 여성 노동자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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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이러한 피리마을의 경제적 여건과 함께 유흥종사여성에 대한 비

하나 낙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 정서도 이 여성들이 피리마을에 오래

거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피리마을 주민들은 지금과 달리 티켓영업다방의 유입 초기인 80년대에는

다방종사여성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여성들이었다고 한다.당시,감귤 값

이 호황을 누리며 30,40대의 젊은 남성들도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었고 젊

은 남성을 타켓으로 한 다방종사여성들의 연령도 10대,20대 층이었다.그러

나 90년대 들어서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생긴다.

90년대 중하반에 감귤 등 농산물 가격의 하락하게 되고 이는 오늘까지 이

어져 동시에 젊은 남성의 경제력이 하락하였다.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안정되어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남성들이 티켓영업의 주 수요층으로 바뀌

었다.50대,60대 그리고 70대의 마을남성 수요에 맞춰 다방종사여성의 나이

도 상승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40대의 젊은남성들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성과 상대하는 경우도 생겨나며 65세의 장년층 성판매여성이 42살의 마을

남성에게 티켓영업을 하기도 한다.이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여성성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의 문제이다.

30대도 있긴 있겠지요. 근데 드물어요. 특히 보통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은 

40대 후반, 단란주점하고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나이 차가 커요. 단란

주점 아가씨들은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다방 아가씨들은 아줌마들이

죠. 아가씨가 아니고. 어쩔 때는 나보다 위에 한참 위에 할머니하고 같이 

노니까. <사례9, 남, 44세>

그 42살 난 아인데 머리가 이상해도 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아이, 아줌마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을 것 같다.”고 그

러면 그렇지 않다고, 그걸 안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남자의 손

을 가슴에 얹혀 놓고 “자, 가슴 만져봐. 너희 엄마 보다 젊지?” 가슴이 잘 

했었나봐(괜찮았나 봐). 걔하고 그렇게 해서 쫓아 와 가지고 우리 집에서 

치킨하나 시켜서 호프마시고, 그 65세 된 할머니가 별 아양을 다 떨어. 

“오빠, 오빠” 하고. 겨우 만원 벌고. 한 시간 반. 그 사람들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해. <사례2, 여, 51세> 



48

남성의 경제력이 티켓구매에 영향을 미치지만 피리마을 남성에게 티켓구매

가 문화화 되어 있음을 볼 때 피리마을 유흥종사여성의 중장년층화 현상은

경제적 조건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피리마을은 90년대 중반 티켓영업다

방으로 전국 방송 보도가 될 정도로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이런 상황

에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동네 삼촌과 조카가 동일한 다방종사여성과 관계하

는 경우가 빈번하였다.특히,다방종사여성을 작은부인화하여 독점적,장기적

관계를 선호하는 마을남성의 성문화 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다방종

사여성을 공유하는 것은 ‘폐륜’에 가까운 매우 문제적인 현상이다.50대 이상

의 노년층 남성에게 30대 이하의 유흥종사여성은 ‘어린 여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신의 파트너가 되기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50대 후반 남성인

<사례13>은 젊은 여성을 손자뻘에 비유하며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은 남

들 보기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젊은 여성이 있어도 그 곳은 장사가 안 돼. 손자뻘 나이의 여성과 같이 놀 

일이 있나? 남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보통 30대 후반에서 

50대. 60대는 잘 보지 못했어. <사례13, 남, 57세>

여기는 커피숍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커피를 마시려면 다방을 가야 해요. 

다방에 가다보면 다 동네 삼촌 어른들, 새끼들이나 삼촌들이 같이 파트너

로 노는 것을 어떻게, 삼촌 벌이나 아버지 벌되는 사람들 파트너를 같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방에 가면 삼촌이나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럼 빠

져나와버려요. <사례9, 남, 44세>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은 전통적으로 친인척을 기반으로 한 지연공

동체이다.그리고 토박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다.즉,피리마을은 토박

이 남성 중심의 마을공동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피리마을

남성들이 자신의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린’다방아가씨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남성 중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피리마을에서 아버지와 아들,동네

어른과 젊은남성이 동일한 ‘다방 아가씨’를 공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룰로써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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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티켓영업을 성매매와 구분하는 지역 주민의 인식

본 연구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이 성매매의 매개체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지역 주민들은 성별과 상관없

이 ‘티켓’이 곧 성매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였다.<사례9>의

40대 남성은 다른 지역의 성판매여성과는 달리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나이가 많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성판매를 하려 하지 않으며

지역 남성들도 성매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관계가 성

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단지 술벗 해주려고 (옆에)앉는 거지. 그런 거

는 아니예요. 왜냐하면은 티켓다방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애기들(자녀)이 있는데 어디 가서 잠자리하고, 개 중에 서로가 아까도 말

했다시피 서로가 맘에 들어서 갑시다, 해가지고 좋다, 해서 가는 거는 방

법이 없잖아요. 아까 말 했잖아요. 짜증낸다고 만지고 그러면 짜증내요. 

<사례9, 남, 44세>

  

그러나 이 남성은 티켓이 성매매는 아니지만 “둘이 좋아서 (성)관계는 가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례9> 남성에게 성관계와 성매매의 차이는

서로 간의 “호감”과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유무에 있다.<사례9> 뿐만 아

니라 지역 남성들은 티켓구매가 곧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에 이야기가 잘 되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

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돈으로 거래되는’‘성매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적인 행동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남성들이 말하는 ‘서로 마음에

들어서’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흥종사여성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하기도 하며 피리

마을의 단란주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례7>은 지역 남성에 의한 성매

매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이 사례의 성구매 남성은 익명

의 남성이 아닌 업주와 같은 모임의 구성원으로 ‘남성 고객’을 연결해주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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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그 택시아저씨가 그 날 비번이었어요. 업주하고도 모임도 하는 

데 마치고 숙소로 퇴근하려고 하는데 귀에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주

가, 손님 많이 데려오니까 괜찮다. 할 수 없이, 맨 정신으로 내가 하긴 머 

하더라구요. 앞에 꼬치 집에서 나 돈으로 소주 사 먹고 바로 여관으로 갔

죠. 좀 시달리다가 고통스러워서 바로 숙소로 쫓아 왔는데, 그 당시 미미

언니가 두 시간 동안 울면서 하소연하고 그랬지.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냐고, 그래서 너무나 서운하고 그랬었거든요. 하혈도 하고, 그 다음에 

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업주는 입 싹 딱아 버리더라고. 그 마을의 습성이 

그래서 그런지 아, 저 아가씨 마음에 드니까 2차 나가게 해달라고 업주에

게 주선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번 주선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섭섭하더라고예. 한 푼도 없잖아, 사실 하대비라도 줬으면은 봉사료

라도 줬으면은, 덜~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사례7, 여, 39세>

지역 남성들에게 성매매는 유흥종사여성과 ‘여관에 가는 것’으로 이는 ‘퇴폐

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 티켓을 통하여 여성성을 구매한다는 티켓영업의

컨셉 자체는 전혀 문제적인 것이 아니다.

티켓 끊어서 뭐 여관 가야 퇴폐이고 티켓 끊어서 노래방 가면 퇴폐 아니

고 룸싸롱 가야 퇴폐고 룸싸롱 가면 2차 가야 (퇴폐)~. 이런 인식의 기준

은 성적인 관계나 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다~. <사례12, 남, 40세>

실제로 지금의 피리마을 남성들은 티켓을 통하여 익명의 관계에서 성구매

행위를 하기 보다는 특정의 유흥종사여성과 이성애적 연애 관계를 실현하고

자 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 남성의 이성애적 욕망으로 인

해 유흥종사여성의 관계는 ‘외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피리마을의 티켓구

매행위는 즉각적인 금전이 교환되는 방식이 아닐 뿐 성매매와 구분되기 어렵

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문제가 가족해체의 문제로 가시화된 원인도

성매매와 이성애 관계를 구분하기 힘든 지역 남성의 티켓 구매 양상 때문이

다.

90년대 중반 티켓영업다방으로 인한 전국 방송 보도는 피리마을의 티켓영

업의 지형을 변화시킬 만큼의 큰 ‘사건’이었다.방송에 보도된 90년대 중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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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으로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그 이전부터 지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

매 혹은 가족해체가 기승을 부렸으나 방송 보도 이후 달라졌으며 오늘에 이

르기까지 티켓영업은 지역 남성의 ‘술벗’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리장을 지냈던 한 주민은 신문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지난 96년에는

농사를 등한 시 할 정도로 티켓다방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지금은 노래방

갈 때나 부를 정도로 전보다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31)고 말하고 있어 티켓영

업에 대한 허용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노래방 도우미가 현행법 상 불법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정이 나아진’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흥

미로울 정도인데 이러한 인식은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 정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방송 보도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하여

최초로 문제제기 한 것으로 특히 방송으로 인한 파급력으로 인해 지역 주민

들은 외부인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때문에 이전에 내부적으로

티켓영업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에게 티켓영

업이 문제적인 이유는 방송에서 문제제기 한 것과 동일하게 티켓영업이 외도

와 연결되어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피

리마을의 티켓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랫

동안 주민들 사이에 생활문화화 되어 있는 티켓영업을 없애지는 못했다.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티켓영업과 성매매 또는 가족 해체를 구분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가족 해체와는 달리 티켓영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었다.

<사례3>의 40대 여성은 지역 주민들의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구분 짓는 이

분법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사례3>에 의하면 피리마을에서 성매매는 지

역 외부의 남성,특히 관광객과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사이에서 일

어나는 것이다.피리마을에서 다방종사여성이 주민화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

할 때,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가 피리마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지역 남성과 다방종사여성 등 지역 주민과는 무

관한 것이 된다.

연구참여자: 보통 2차 나가자 하는 분들이 면민들(마을사람들)이 와서 2차  

31) 『제민일보』, 2000년 2월 22일,“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역 다방 수 25

개 티켓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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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2차 나가면서 20~30만원씩 주면  

            서 면민이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연  구  자: 그러면요?

연구참여자: 외부에서~. 

연  구  자: 어디, 제주시나 다른 데서?

연구참여자: 물론 그디(제주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행을 온다던지 그  

            랬을 때 그 사람들이 2차를 요구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  

            은 사람들은 지금은 별로 요구를 안 할 거예요.

연  구  자: 그런데 여기 티켓이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 동네 사람들  

            이 면민들이 와서 쓰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참여자: 예. 게난 그 여자들은 다방여자들이고 자기네 생활 할 만큼   

            밖에 안 되잖아요. 다방여자들은 50대 난 사람들이고, 40대  

           부터 50대, 아까 얘기 했던 것은 단란(주점)~. 

           <사례3, 여, 49세>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성매매는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고

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언급할 때 지역 남성과 이를 상대하는 다

방종사여성은 제외 되지만 이러한 이분법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확연히 구

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지형에서 티켓영업을 이야기 할 때 중요한 것은 티켓영업이 성매매

로 이어지는가 혹은 성매매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보다는 티켓영업의 내용

과 성격이며 지역 주민 특히 지역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다.그러나 티켓영

업과 성매매의 이분법적 인식은 티켓영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로 여기게 만든다.즉,성매매는 나쁜 것이지만 티켓은 괜찮은

것,티켓은 노년층 남성의 문제이지 젊은 남성은 예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시키며 이는 각각 다방과 단란주점,다방종사여성과 단란주점 종사여성,

나이든 여성과 젊은 여성을 이분화 하여 인식하는 것과 연결된다.즉,다방에

서 일하는 나이 많은 여성들은 지역 남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생계를 위한 것이기에 용인되지만 단란주점의 젊은 여성들

은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외부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더라도 문제적이지 않다.이러한 이분법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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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마을에 티켓영업다방 등 유흥 공간이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과 공존하고

있지만 문제적인 것들은 타자화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문제적이지 않게 만드

는 방식이다.

티켓영업이 성매매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날 피리마을의 티켓영

업의 문제는 티켓영업은 성매매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는 지역 주민의 확고한 이분법적 사고이다.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역 주

민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이기에 내부에서 티켓영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2)

32)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가 아닌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며 ‘육지사람’과 ‘제주도민’을 구분해 낸다. 

이는 개인이 어떠한 지역정체성을 지니게 되느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장소와 연결됨을 보여주

는 것으로 특히 제주시와 같은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도민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진현영, 2007:70-73). 같은 맥락에서 유철인(1984:125-132)은 현대의 제주 주민들의 인지

의 근간이 제주와 육지의 구분에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근원을 섬이라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조

건에 있다고 보았다. 과거 국가 주도에 의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민 운동의 핵심 요구가 제주 

주민의 주권 회복에 있었다는 점은 지역개발의 내용을 떠나서 국가나 외부가 아닌 ‘제주도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분법적 구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민과 외부인을 나누는 

이분법의 경계는 공고한 것이 아니며 균열 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된다. 이러한 이분법의 균열

은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을 통한 상권과 지역개발 과정에서 유입된 ‘육지사람’들의 주민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피리마을에 유흥업소 업주나 업소 종사자들이 장기 거주하고 토

박이화, 주민화 되면서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이 된다. 또 다시 내부와 외

부의 경계가 재구성되지만 이분법의 경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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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여가/놀이문화의 성별분리체계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국가 주도에 의해 60년대 목축업,감귤산업 등 1차

산업의 상업화를 시작으로 80년대 이후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33)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1차,2차 산업의 순으로,1차 산업 비

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광공업부문이 점증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산업구조와

는 상이한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이상철,1987;김진영,1995).이는 밭농사적

인 체제에서 바로 산업화 체제로 건너뛰는 변화(조혜정,1998)로써 이러한 산

업화 과정은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제주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

다.

이 장에서는 1차,3차 산업 중심의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의 성별 경

제적 조건의 변화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과 어떻게 연결되며 이로 인해 지역

의 노동/여가/시간의 성별분리체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역 남성과 지역

여성 그리고 다방종사여성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과 티켓영업다방의 번성

제주지역의 개발은 196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을 시작으로 이후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과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목축업,감귤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강성의,1993).특히 감귤

농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금도 제주도의 특화 산

업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피리마을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70년대 축산업을 시작으로 감귤 등

환금작물을 도입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상업적 농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다.

피리마을은 전국적으로 축산업이 활발했던 70년대,광활한 산간지대를 이용

33)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항공,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도민소득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

도 있지만 개발에 의한 마을공동체 및 전통적 문화의 붕괴, 1차 3차 위주의 불안정한 산업구조, 

국가와 외지자본 주도로 인한 제주도민 소외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역개발은 여성 노

동력의 가치 하락을 가져왔다. 지역개발과정에서 대규모의 위락시설 및 수용시설의 확충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은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관광관련 산업인 3

차 산업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

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강성의(1994)의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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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대한 우시장(牛市場)을 형성하였다.당시,남성 중개자들이 소를 거래

하는 장소로써 다방(茶房)이 존재하였고 80년대에 이르러 티켓영업이 도입된

다.이후 80년,90년대 감귤 값이 폭등하면서 이 시기와 맞물려 티켓영업다방

이 전성기를 맞게 된다.특히,피리마을 중에서도 산간지역에 위치한 D마을

과 H마을은 축산업과 하우스 농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던 곳으로 지역 남

성들의 ‘놀음’과 다방 등 유흥에 소비하는 씀씀이가 남달랐다고 한다.

D마을은 소할 때 돈이 많이 되었고 H마을은 하우스, 감귤, 바나나나 이런 

것들, 하우스 초기에 돈 엄청 벌었지. 80년대 후반에. 그 때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관련 수입이 상당히 크지. D마을, H마을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지

역에서 놀러 다니고 하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돈 나올 구멍이 별

로 없는 데 폼생폼사해야 할 거 아니야? 같이 어울려야 할 거 아니야? 뱁

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처럼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지. <사례11, 남, 43세>

다방 산업의 특성상 티켓영업은 지역의 남성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장사를

한다(김주희,2006:98).특히,도시 지역의 티켓영업다방과 달리 농어촌 지역

의 좁은 관계망 하에서 이루어지는 티켓영업은 불특정 남성이 아닌,내부의

특정 지역 남성 수요에 의해 유지된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지역 남성의

경제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70년대 이후 90년대 까

지 축산업에서 감귤로 이어지는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해 당시 젊은 남성

들도 높은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은 티켓 구매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당시 티켓영업의 주 구매층은 20,30대 젊은남

성이었고 이에 따라 다방종사여성의 나이도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젊은여

성이 주를 이루었다.

제가 결혼하고서 올 때는 젊은 사람들이 다방에 갔었어요. 지금은 젊은 사

람들이 안가고 50대 중년 이상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그러니

까 그 때는 다방에 있는 직업여성들도 나이층이 아주 어렸어요. 사실은 고

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왔었고. 그 때는. 왜냐하면 여기 고

객이 원하는 사람을 서비스 해줘야 하기 때문에, 40대 이전에 있는 아이

들이 정신없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다방에도 많이 가고 단란주점에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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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고 직업여성들이 연령층이 아주 낮았었어요. 2, 30대까지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다방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이 

가는 데...<사례2, 여, 51세>

여기 보면은 희안해.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경찰 있는데, ○○ 만큼은 가

기 싫다. 무슨 사건 터졌다 하면 가기가 싫어. 하튼 젊은 사람들도 좀 옛

날부터 남자들의 생활이 이상하더라고. 처음 와 보니까 내가 88년돈가 89

년돈가 내가 여기를, 그 전부터는 우리 언니가 여기로 시집을 와버리니까 

그 전에도 왔지만은 내가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하여튼 89년도엔가 

여기 들어 왔을 거라. 그 때도 룸(싸롱) 같은데 있으면서 남자들은 일도 

안하고, 아 돈 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또 노름하는 데도 완전 많고 잘

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일도 안 해도 잘도 이상한 동네구나. <사례1, 여, 

43세>

  

식량 작물 위주의 자급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은 이전과 달리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게 하였고 남성 자본의 확대를 가져왔다.

아래 <표9>제주도 산업별,성별 구성비를 보면,1차 산업에서 1960년대에는

여성이 59.1%를 차지하여 남성 40.9%보다 많은 수가 농업 관련 경제 활동에

종사해 왔으나 1990년에 이르러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41.7%로 감소한 반면 남성의 비율은 50.7%로 증가하였다.이러한 사실은 60

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작(田作)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작물 위주의 자급 농업

에서 60년대 후반부터 소득이 높은 감귤과 특용 작물을 중심의 상업적 농업

으로 전환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1차 산업과는 달리 남성 노동력이 확대(강성

의,1993:56-58)되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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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제주도 산업별,성별 구성비의 변화 (단위:명,%)

년대

산업분류
1960 1970 1980 1990

취업자 124,410 135,382 170,510 200,608

여 55.2 49.6 45.2 41.4

남 44.8 50.5 54.8 58.6

농림어업 88.1 72.2 68.6 41.7

여 59.1 57.4 54.0 49.3

남 40.9 42.6 46.0 50.7

광 공 업 2.1 4.7 5.3 3.7

여 - 25.6 28.8 22.8

남 100 74.4 71.5 77.2

서비스 및 기타 9.8 23.1 26.1 54.6

여 26.2 30.6 31.2 36.4

남 73.8 69.4 68.8 63.6

자료:『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대한통계협회:『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198

0』,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총인구 및 주택보고,1970』,경제기획원:『인구주

택국세조사보고,1960』경제기획원.(강성의,1993자료 재인용)

이러한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남성 유흥 문화와 맞물려 피리마을의 티켓영

업다방이 발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현금이 융통되는 지역 경제의 구조는 별다른 여가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삶 속에서 마을 남성들은 티켓영업다방에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농업 체계의 문제도 있어예. 거의 농사, 여기도 대부분 중산간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 같은 경우는 저기 머랜(뭐라고) 해

야 하나, 농업이 융작 체계가 좋아 예. 미깡(감귤) 있지, 무 있지, 더덕 있

지, 콩 있지, 고비 고비에 그 하우스 밀감 머 요럴 때 고비 고비에 나오는 

수입들이 그 경제가 이렇게 윤환이 되어가지고 현금들이 도는 거라예. 

<사례6, 여, 42세> 

 

그 때(90년대) 한참 그랬죠. 여기는 밀감 밖에 나올게, 거기서 나오는 돈

이 엄청 났었어요. 그게 다 여기서 소비되잖아요. 중간 도시가 다 여기, 

다 부농들이예요. 조그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부농들이예요.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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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오면 여기서 다 소비하는 거예요. 가깝고 여기 오면 다 되거든요. 술 

되지, 먹을 거 되지 다 여기서 소비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그랬었죠. <사

례2, 여, 51세>

  이와 같은 경제적 맥락에서 피리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티켓영업다방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은 90년대에 신문

방송에서 농어촌 지역의 티켓다방 문제를 자주 다루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특히 이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농촌지역은 공통적으로 감귤,수박

등 상업농이 발달한 지역으로 환금 작물의 출하시기에 맞추어 마을 전체적으

로 고액의 현금 유통이 가능한 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농한기에 지역 주민들

이 여가를 보낼만한 마땅한 놀이문화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34)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지역남성들의 일상적으로 ‘아가씨’를 대동하는 유흥/성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농촌 지역 남성의 여가와 놀이문화의

부재로 일반화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여가/놀이문화가 없어서 티켓을 구매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 자체가 티켓 구매인 것

이다.

현재 피리마을 주민들은 티켓영업이 전국 방송에 보도되었던 90년대 중반

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에는 심각했던 문제였지만 지금은 60대 이상의 남성노

인층에 한정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그리고 피리마을은 IMF시기에도 불황

을 겪지 않은 지역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2000년대 들어서 감귤 값의 하락과

농산물 가격의 잦은 변동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힘든 소리를 내었다.그러

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규모는 제주지역의 타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 상권은 제주시 지역을 능가할 정도이다.이는 피리마

을의 티켓영업이 경제적 변동에 따라 규모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

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35)

34) 한 예로 전국적으로 티켓영업다방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참외와 수박 농사로 지

역남성들이 목돈을 만질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경북 성주군의 전체 인구는 5만 3,000명으

로 군대 다방 수가 140곳으로 군민 380명당 하나 꼴이어서 군 단위로도 인구 수와 비례해 가장 

많은 다방을 보유하게 되었다. (국민일보, 1998, 『농촌에 다방이 넘친다/전국 최고 ‘보급률’ 경

북 성주군 르포』)

35) 피리마을 다방종사여성은 피리마을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피리마을의 경기와 수요가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아가씨들이 여기 좋았던 때에는 팁 문화가 좋았어요. 막말로 그게 짭짤했다고요. 근데 지금 없

어요. 저희들도 보면 고생했다고 봉사료 줄 수 있는데 못 줘. 돈이 없는데. 아주 예의 바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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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 남성의 연령에 따른 티켓구매 양상의 차이

1.노년층 남성의 일상적인 ‘티켓구매행위’

1980년대 티켓영업이 유입된 이후 20~3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주 구매층은 지역 남성이다.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리마을의 경우는 지역 남성들이

꾸준하게 주요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36)이는 지역 남

성들에게 티켓구매행위가 집단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려는 욕구에는 ‘비밀 보장’이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며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전제는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원미혜,1999:190-191).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의

‘동네’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성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반면에 피리마을 남

성들이 마을 내에서 일상적으로 티켓 구매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다.피리마을 주민들은 ‘티켓’과 성매매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와는 달리 티켓 구매 행위에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시각이 티켓구매를 허용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특히,이러한 이분

법적 시각은 티켓영업의 주요 수요층을 나이 많은 노인층으로 특정화한다.

피리마을의 성산업은 티켓영업을 중심으로 젊은층은 단란주점,60대 이상

장년층은 다방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나이층에 따라 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

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남성의 나이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티켓

영업다방을 이용하는 주요층은 노년층 남성이다.마을의 젊은 남성들이 대부

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예요. 왜 ☆☆로 가냐면 ☆☆가, 지금 ☆☆하고 ○○이 지

리상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감귤 값 똑 같이, 여기도 일차산업이 월동작물

이잖아요. 감자, 당근 돈 되는 작물이. 감자, 당근이 내리 3년인가 4년 동안 돈 되는 때가 있었

고, 감귤 값 폭락하면 이게 좀 돈 되고 이게 폭락하면 이게 돈 되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밀감 값 안 된다고 하면 욕은(영리한) 아가씨나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봐야 

월급은 받는데 사장 눈치나 보고 저 쪽 강(가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여름에 여기 오던지 이런 

거예요. 약간 유량 생활하는 거죠.”<사례12, 남, 40세>

36) 전국 차원에서 산업형성매매에 대해 연구한 변화순(1998)은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

로 업체 수도 많기 때문에 밀집 지역과 분산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유흥업소들은 그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반

면에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마을 내부 남성 수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수를 

고려하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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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농사를 짓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 농한기나 휴일에 티켓구매를 주로 하

는 반면 일선에서 물러난 노년층 남성의 경우 농한기나 휴일의 의미가 없으

며 티켓구매는 일상이 되어 있다.다시 말해,노년층 남성에게 티켓구매는 아

침부터 시작되어 저녁에 마무리 되는 하루 일과이며 또래 집단의 문화가 되

어 있다.<사례13>은 50대 후반 남성으로 친구들 사이에 다방 가는 것을 거

절하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이 들어서, 집에 가봐야 맨날 보는 얼굴인데 다방 가면 재미도 있고, 비 

오는 날 같은 때 집에 있어 봐야 뭐하고 친구들끼리 전화를 해서 다방에 

갈까 하고 서로 연락해서 다방에 가서 놉니다. 친구들이 다방가자, 노래방 

가자, 시간(티켓) 부르자 하는 데 싫다고 하면 다음에 놀 때 연락 안 하고 

왕따 시켜버려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서...<사례13, 남, 57세>

농사를 자녀나 젊은 층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난 농촌 지역 노년층

남성들은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생활하며 부인과의 관계도 소원하다.상대적

으로 ‘제주 여성’은 노인이 되어서도 밭일이나 물질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남편하고 ‘놀아 줄’여력이 없다.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년층 남성에게

티켓영업은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며 노년층으로 갈수록 티켓을 구매하는 행

위가 당연시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경우 친구 관계에서도

‘왕따’를 경험하게 된다.이처럼 노인층 남성에게 티켓구매는 노년 생활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때문에 아내도 ‘상대해주지 않고’자녀들도 바빠서

소일 없이 혼자 지내는 노년층 남성에게 티켓영업은 ‘노인복지사업’에 비유되

기도 한다.<사례12>는 이웃마을 거주자로 피리마을의 이러한 특성을 잘 표

현하고 있다.

나이 들어서 뭐, 노인내 난다 암내 난다 하는 할아버지들 그런 할아버지들

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아가씨들이 다방에 일하는 아가씨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짜장면 먹으러 가면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주고 노래방 가면은 귀

찮다 안하고 번호, 할아버지들 잘 안 보이니까 번호 다 눌러주면서 노래 

못 불러도 박자 맞추고 노래 가르쳐 주면서, 할아버지가 아침에 집에서 나

와서, 돈을 계산해 보면, 아침에 다방에 나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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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지역이 차 값 천 오 백원 할 때 천 원밖에 안 받는 동네~. 티켓

다방이 주업종이여서, 아가씨랑 차를 마시고 11시나 12시쯤에 점심 먹으

러 칼국(수)을 먹으로 가든 짜장면을 먹으러 가든 아니면 더 비싼 거 먹으

러 가든 갈 거잖아요? 두 사람이 차 마셔도 2천 원 밖에 안 들고 세 사람

이 마셔도 3천 원 밖에 안 들잖아. 다방에 가서 당신에다가 4사람 더해서 

5천 원 먹었다 치자. 5천 원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식당에 가

서 5천 원짜리 먹으면 그 때는 여러 아가씨 안 데리고 가고 자기 파트너

만 데리고 가니까 둘이만 가면 밥값이 만원이잖아요? 5천 원(더하기), 5천 

원(하면) 만원. 그러면 만 오천 원 들고 또 밥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그 

다음에 노래방 가고 밥 먹는 시간, 노래하는 시간 다 2시간 하면, 그 때 

당시 시간비가 2만 원 하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돈 5만 원을 가

지면 제주도 여자한테 제주도 부인한테 못 받았었던 온갖 여성스러운, 돈 

5만원이면 하루 정말 왕 대접 받고 임금 대접 받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농사일도 그만두고 시간적 여유 있고 하는 어른들은 이게 일상이 되

었다는...<사례12, 남, 40세>

친족공동체 사회인 피리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상,마을의 어른인 노년층 남

성들의 행동에 대하여 나이 어린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버릇없

는 행동’이 된다.때문에 피리마을 노년층 남성의 티켓구매 행위에 대하여 내

부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때문에 노년층 남성의 일상생활화된 티켓구

매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이해’하고 허용하는 인식이 강하다.하지만 동시

에 나이나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 나이와 성별,피리마을에 거

주 기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사례9>의 경우 아버지가 다

방에 자주 다닌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이에 대해 <사례9>의

어머니는 “나이 먹어서 뭘 하겠냐”며 남편에 대한 체념 또는 방관하는 태도

를 보이지만 <사례9>의 아내는 시아버지의 이러한 태도를 부끄러워하며 받

아들이기 쉽지 않다.반면 남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용적인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나도 사실상 우리 아버지 다방에서 커피 마시고 뭐 하고 한다는 소문 들

었어요. 들었는데 뭐 집안에서 뭐만 안하면 되지 뭐. 시간 나면은 가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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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 하다가 들어오는 건데 나쁜 짓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살아 봐

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젊었을 때 그 만큼 고생을 했고 예

전 같은 경우야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나이 먹고 하니까 

같이 어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해서 들어오는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 먹어서 멀 하겠냐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근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한심하죠. 나는 머 그렇게~, 우리 

집사람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휴~ 나이 들어서 머꽝~!” 하는 데, 

나는 머 “내불라~시간 남아서 노는데 어디서 나쁜 짓하는 것도 아닌 

데~”, 아예 거기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사례9, 남, 44세>

  

(그)것도 생각해 보기 나름인데, 사실상 노인들이 늙어가지고 여가 생활도 

없고 그러니까 다방이나 어디 가서 아가씨 차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

어오고 하는 여가 생활은 좋죠. 그건 좋은 데 그걸 너무 깊이 들어 가면은 

안 되죠. 그니까 한 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나쁘죠. 사실 상 노인들 가

서 아가씨들 옆에 앉혀가지고 커피 마시는 거는 좋죠. 같이 어울리고 같

이..우리가, 젊은 애들이 생각할 때, 중산간 지역 사람들이 일만 하다가 비

올 때 좀 잠깐 쉴 때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정도다 이해를 해주지. 가정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쇠 빠지게 일해서, 솔직히 비올 

때, 집에만 있을 수 없는 거고, 여기 와서 ○○ 와서 진짜 솔직히 머, 아

가씨 손도 한 번 잡아보고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는데 벗도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와이프 데리고 가서 놀기도 머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은 머 좀 

나이 드신 분 고생한 거에 대해서 머 문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혜택

을 자기네가 누릴려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례8, 

남, 39세>

이처럼 젊은 남성들의 허용적인 인식은 연배는 다른지만 농촌 지역 남성이

라는 공감대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젊은 남성들이 나이를 먹고 지역공동체의 어른이 되

는 시기가 되면 이들도 이러한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노년층 남성들의 일상생활화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노년층 남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지

역의 젊은 남성들도 농번기나 여가 시간에 티켓을 부르는 행위를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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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2.젊은 남성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의 장으로써 티켓영업

제주 농어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이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산업의 분화가 일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표7>에서 알 수 있듯

이 티켓영업다방의 규모만큼이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규모도 크다.37)티

켓영업다방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는 30-40대의

젊은남성층이 주로 가는 곳으로 농어촌 지역에도 연령에 따른 성산업의 분화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제주지역개발 과정에서 상업적 농업

의 발달이 젊은남성들을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으로 육지의 농어촌 지역과 달리 많은 인구의 젊은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산업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단란주점 없으면 어떻게 놀아, 아가씨들하고 어떻게 부킹을 해. 제주시 가

서 부킹 의도적으로 하면서까지 관계 맺으면서 까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야. 고정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신 상태가 그런 사람들은 가겠지만 

머 서울이라도 가겠지만, 여기는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조건적인 여건이 어떤 문제가 되고 30, 40년 동안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지, 

이제는 머 다른 동네 가도 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사례 11, 남, 43세>

피리마을의 젊은 남성들에게 단란주점은 유흥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만남을 매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이런 의미에서 <사례11>의 ‘부킹’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징적이다.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성매매와 달리 이성과의 ‘원나

37) 제주지역은 80년대 이후 관광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유흥업소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단란주점의 경우 1993년 정부의 허가 이후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오정준,2003b:145). 이 시기는 피리마을에 단란주점이 들어선 시기와 일치한다. 전국적

으로 1994년에 생긴 단란주점은 12,133개 업소로 출발해서 3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변화순 외, 1998:31-32). 변화순과 오정준 간의 단란주점 허가 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1993년에 정부의 허가가 났고 공식적인 통계는 1994년부터 집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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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스탠드’을 위해 ‘부킹’을 한다.이때 남성에게 성판매여성과 부킹에서 만난

여성은 위계화 되어 있다.반면 피리마을 남성에게 이와 같은 위계는 존재하

지 않는 듯하다.

일레인 킴(2001)은 남성의 계층 차이에 주목하고 하층 남성의 경우 성판매

여성에 대하여 가장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처럼 한

국사회의 남성 성문화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지역에 따라 남성들의 성문화도 달라질 수 있다.38)일레인 킴은 하층 남성들

이 성판매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여기거나 자신과 동일한 노동자로 위치 짓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피리마을 남성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제주 농촌 지역이 산업화 과정을 통한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있

다.

한국사회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대거 몰리는 현상이 빚어

졌으며 반대로 농촌의 인구가 대거 빠져나가고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구는 지역개발 초기인 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70년대 후반 감귤원 조성 및 감귤 소득의 증대,관광 붐이 일어나면서

육지부에서 많은 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강성의,1993:48)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남성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

져 젊은 남성의 유출을 막은 반면 여성이 일할 곳은 마땅치 않았고 많은 젊

은 여성들이 도시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이는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농촌지

역의 남성화를 야기하였으며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

다.특히 80년대 이후 상업적 농업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농촌 지역의

젊은 남성을 상대로 한 티켓영업이 매우 활성화되었고 유흥종사여성의 유입

은 농촌 지역의 여성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소위, 농촌에 여성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여성들이 학교, 대학을 진학

하지 못한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우리 누나도 부산

에 갔었는데 ??공단에 갔었는데, 그 때 아주 대거로 빠져나갔습니다. 육지

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때 당시 일시적으로 농촌에는 공동화 현상이 있

38)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화 되었던 ‘너는 내운명’이라는 영화는 다방종사여성과 사랑에 빠진 농촌

남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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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여성이 없었어요. 여성이. 90년대 초, 중반. 제가 대학 다닐 때였

는데. 진짜 없었어요.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걸 겨냥한, 그리고 그 

때 한참 돈 될 때잖아요? 그걸 겨냥한 공격적인,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티

켓문화하고 그걸 당연히 언론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일상적인 

거야. 막말로 우리 동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사례12, 남, 40세>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국적

추세와는 달리 제주 농촌 지역 중에서도 피리마을은 국제결혼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곳이다.제주도 주민 사이에는 ‘제주도민’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이

강한 지역 정서가 있어서 이는 혼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다.39)이는 제주지역의 통혼권이 제주지역을 넘어서지 않는 경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제주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에 있어 ‘제주도민’과의 혼인을

우선시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 ‘육지사람’,그 다음이 국제결혼 순이라는 정

서가 강하다.이러한 정서는 언어와 국가가 다른 국제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유흥종사여성이라도 한국사람과 하는 것이 낫다는 민족적 동질 의식에서 비

롯된 것이기도 하다.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방종사여성과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주민들도 다방종사여성과의 결혼에 대

한 낙인을 서서히 철회하게 된다.

우리 선배들 우스개소리로, 장가 못 간다게~ 죽을 때까지~ 농담 식으로. 

그런데 그 부모들이 걱정했어요. 베트남 가서 여자 사와야 할 건데 그건 

더 싫고 그래서 부모가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부모들이 주선 행으네 결혼한 사람이 2, 3 사람 있었어요. 오히려 후배들

이나, 짖궂게 시리 “오봉순이40)~ 오봉순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렇

다고 그 여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생활하

는 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뭐 마을공동체이든 뭐든 선후배 남성들이 

39) 김혜숙(1993:161-166)의 연구에 의하면 50년대 까지 제주지역의 마을내혼율은 40%이상이었

으나 점점 줄어들어 80년대에는 마을 내혼율이 19.8%이었고 같은 면 17.8%, 같은 군 18.8%, 

도의 다른 시, 군 29.7%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늘날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마을내혼의 혼인양상

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마을 내에 국한되었던 통혼권의 범위가 제주도내로 확대되고 있는 것

으로 제주도라는 지역 범위가 통혼권의 범위로써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40) ‘오봉’은 쟁반을 일컫는 일본어로, ‘오봉순이’는 다방에서 쟁반을 이용하여 커피를 배달하는 방

식에 기원하여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종사여성을 가르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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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에 자주 놀러가잖아요? 술 한 잔 먹으로 가도 잘 해주고. 그런 게 

90년대부터 90년 초중반에 일정 정도 꽤 많이 유입되었죠. 그래서 그게 

사는 걸 지켜봤잖아요? 10년 정도 지켜보고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의식도 많이 형성되었어요. <사례12, 남, 40세>

○○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혼을 하

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다방종사여성) 얼마간의 빚

이 지고 있더라고.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자주 부르다 보면은, 

자주라고 하면 횟수가 얼마인진 모르겠지만은, 만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

을 알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정이 들고 나이든 노총각들이 빚을 해결해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주위에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국제결혼) 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속고 그런 분들이 많

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잘 살까? 머 잘 살아 줄 건가? 해도 

우리 주위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사례4, 여, 46세>

초기에 티켓영업이 도입될 당시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남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하다가 ‘도망가는’유흥종사여성들을 자주 목격하였다.이로 인해 지역 주

민들은 유흥종사여성들이 이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과연 잘 살까?잘

살아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례들

을 접하면서 그러한 의문을 서서히 철회하게 된다.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도

이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가정들이 이혼하는 모습을 보며 유흥종사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 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들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뭐 우리 사촌 육촌 형네

도 이혼했거든요? 그 사람 네가 다른 사람 욕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

렸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도대체 그러

면 너네 뭐가 문제냐~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사는 부분이 더 크게, 오히려 잘만 살면 된다 

이런 식의~<사례12, 남, 40세>

이처럼 피리마을의 미혼남성들은 유흥종사여성을 결혼 상대자 혹은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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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남성들이다.그리고 실제 유흥종사여성과 결혼해

서 잘 살고 있는 사례들은 티켓영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허용적 인식에 영

향을 미친다.

C.지역개발을 통한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성별분리체계

1.지역개발과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

제주도의 지역개발은 상업적 농업의 육성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관광산업 개발41)중심으로 이어졌다.1980년대 제주도 개발은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3개의 관광 단지,26개의 관광 지구 중심의 관광지

개발로 요약될 수 있으며 피리마을은 3개의 관광 단지 중 하나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민속 위락 단지로 개발되었다(강성의,1994:40).이와 같은 관

광산업 중심의 개발 방향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 종사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아래 <표10>의

제주지역 산업 구조와 취업 구조를 보면 1960년대까지 1차 산업이 전체 산업

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를 기점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의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녀대에는 제주도를 국제수준의 관

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지형

적 특색이 뚜렷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공원과 민속자료를 관광자

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 민속자원 개발 계획

이 수립되었으며 다수의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하여 종합 휴향지와 위락공원 조성을 계획하였

다. 그 외에 골프장, 승마장, 수중전망대, 낚시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80년대 수립한 휴향 및 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80년대 수

립한 휴향 및 레크레이션 시설 개발을 시행하는 한편, 대형공연장, 대형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관광농원, 관광휴양목장, 관광체험어장 등을 개발하여 80년대 이전의 자연감상의 방식에서 장기

간 체류하면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 성향은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을 관람하는 정적인 형태의 관광으로부터 인위적으로 형성된 

산업관광시설이나 스포츠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지향적인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고 있으며 이

에 맞춰 관광개발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정찬숙, 199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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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1961-2001) (단위:%)

산업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체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1961 55.7 80.5* 10.8 1.7* 33.5 17.8* 100.0 100.0

1971 49.3 81.3 8.0 3.1 42.7 15.6 100.0 100.0

1981 34.9 71.8 5.3 3.1 59.8 25.1 100.0 100.0

1990 35.0 42.0 3.0 3.8 62.0 54.2 100.0 100.0

2001 16.0 25.0 3.0 4.5 81.0 70.5 100.0 100.0

   자료:1961-1990:제주도(1993),『제주도지』제2권,p.622-624,2001:제주도(2006),『제주도지-

산업․경제편』제 4편.p.944-948에서 재구성.

*1961년도 취업구조는 1967년도 것임.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 전의 제주 주민,특히 여성 일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왔다.전국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경제 활동과 경제

적 자립도가 꾸준히 상승한 것과는 달리 개발되기 이전 시기에 제주여성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과 경제 참여율이 매우 높으나 1960년대 이후 90년

대 까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11>에서 1960년도 제주지역 여

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66%로 전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28.4% 보다

훨씬 높았으나 1970년부터 감소하다가 1990년도에는 전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보다도 낮은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42)

42) <표11>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제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약 20%로 대폭 상

승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확대에 따른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80년-90년대에 3차 산업의 성장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의 비율 증가로 나타나 영세하였고 비공식 부문의 생산 활동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경제활동참여율이 곧 여성 노동력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가는 제고해 보아야 하며 여성 일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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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제주,전국의 성별 간 경제활동참여율 비교 (단위:%)

구분

연도

제주 전국

여 남 여 남

1960 66.0 73.1 28.4 76.7

1970 57.7 71.4 37.6 72.5

1980 50.3 70.8 38.4 72.4

1990 42.3 66.1 47.0 73.9

2000 61.2 75.5 48.8 74.2

2007 63.3 75.5 50.2 74.0

자료:1960,1970,1980:경제기획원,『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1990: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강성의,1994재인용),2000,2007:통계청.

이는 지역 개발 이전의 제주여성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

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지역 개발 이후 1차 산업이 상업화와

남성화되면서 여성들이 1차 산업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1차 산업에서 여

성 노동력의 지위 변화는 2007년에 실시한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강경희,200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설문 대상인 여성 농업인

542명 중 농업 노동 전체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 61.2%의 응답

자가 50%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농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62.3%가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적 농업인’으로 34.4%가 전문적 여성 농업인

으로 생각함으로써 실제 하는 일에 비해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리고 자신을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저

연령층으로 갈수록 커,1차 산업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제주지역 개발에 따른 산업 구조와 생산 활동의 변화

로 인해 남성은 1차 산업,여성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아 졌지만

여성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이거나 임시 및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

에 놓여있거나 기혼 여성의 경우 가족노동에 흡수되는 등 여성 노동력의 가

치는 절하되었다.즉,제주여성들은 제주지역개발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구

내부로 귀속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가구 중심의

생산 활동의 확대는 여성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

전히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가정주부로 비가시화시켜 더욱 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낮게 평가되는 요인이기도 하다(강성의,1996:86-87).그리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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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 육성에 따른 유흥 산업의 발달은 성적 서비스를 담당할 여성들의 필

요에 의해 많은 ‘외지 여성’들이 유입 되었다.

2.성별분리체계와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로써 티켓구매

피리마을은 축산업을 시작으로 감귤 등 환금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남성의

경제력이 상승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편승하여 80년대 티켓영업이 유

입되면서 티켓영업은 지역 남성의 여가문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

러한 지역 남성의 여가문화는 지역의 노동/여가/시간의 성별분리체계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 공간에 한정됨이 없이 남성이 부르는 곳에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티

켓영업방식은 농어촌 지역 남성의 노동과 여가 등 삶의 방식에 적합한 방식

이다.농어촌 남성들은 도시 지역의 직장인 남성처럼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규칙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이루어지는 티켓영업

은 농어촌 남성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

다방이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농어촌 남

성들에게 노동과 여가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농촌에서의 생활은 전반적

인 삶의 방식이 농사 위주로 맞춰져 있어 농한기나 비오는 날이 곧 휴일이

되고 여가 시간이 된다.

비 안 오면 계속 일하는 거고 쉴 틈도 없이 일하는 거고 만약에 비가 오

거나 날씨가 나쁘면은 그 때 쉬는 게 머예요. 그래 가지고 비오거나 머 할 

때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모여 가지고 술 한 잔 먹거나 아니면은 머 보

통 술 먹는 게 제일 많죠. 술 먹으면서 서로 농사 어떻게 짓느냐, 서로 주

거나 받거나 하면서, 기술을 어떻게, 농사 잘 짓는 사람 말 들어 가면서 

기술을 배우는 편이고...전국 방송에도 나왔지만 머 티켓다방이나 머 했다

지만은 어쨌거나 농사 끝나면은 할 게 없잖아요. 농사 끝나거나 비오거나 

하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

는 데, 노인 분들이 심심하면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나오면은 한 해 

농사지은 걸 가지고 나와서 다방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해요. <사

례9, 남,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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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역 남성의 실정을 반영하여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농번기/농

한기,비오는 날/화창한 날에 따라 대조적인 양상을 띈다.유흥종사여성들은

피리마을 남성들의 삶을 잘 알고 있고 이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줄 아는 여

성들로써 농번기에는 감귤을 따러 다니거나 3-4월 고사리 철이 되면 들로 산

으로 고사리를 채취하러 다니고 감귤 출하가 끝나고 현금이 들어오는 1-2월

이 되면 돈을 쓰기 위해 내려오는 지역 남성들로 티켓영업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이에 맞춰 분주하게 영업을 한다.이 여성들은 지역 남성들이 언제

무엇을 하는지,어느 지역의 현금이 돌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낮에 다 안 내려오니까 귤 따

러도 가요. 고사리 철에는 고사리 밭에 다 깔려 있어요. 가면 다 그 아이

들. <사례2, 여, 51세> 

손님 없으면 낮에도 전화해 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

는 남자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일하지 않고 있구나~. 2003

년, 2004년, 2002년, 이 3년 동안 감귤 값이 상당히 폭락했어. 그 때 마

늘하고 당근, 야채 값은 상당히 좋았거든. 구좌읍 세화 쪽에 다방이 활성

화가 안 되었는데 그 3년 동안 ○○에 있는 다방아가씨들이 구좌 쪽으로 

다 이동했다고, 3년 동안 거주 했던 아가씨들이 갈 곳이 없다가, 3년 동안 

손님이 없으니까 문 닫아야지. 근데 최근 3년 동안 감귤 값이 상당히 좋았

거든, 작년에 하우스 감귤 값도 엄청 벌었거든. <사례11, 남, 43세>

2002년부터 3년 동안 감귤 값이 하락하면서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다가 2005년 이후 다시 감귤 값이 상승하자 피리마을

로 다시 돌아왔다.피리마을에서는 지역 남성이 바쁠 때가 유흥종사여성에게

는 휴일이고 지역 남성이 한가할 때가 유흥종사여성에게는 ‘대목’인 셈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의 피리마을의 풍경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지역

여성들은 비오는 날이면 티켓구매를 위해 ‘피리마을’에 대거 몰려드는 지역

남성들을 ‘노루’에 비유하며 “우뜨르(윗마을)노루들 내려왔다”고 표현한다.

피리마을의 단란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례7>은 비오는 날만 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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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 7시부터 마을남성들이 ‘들이닥쳐’만원을 이루기 때문에 ‘파치’43)아가씨도

‘매진’된다고 하였다.

여기 제일 잘 하는 말, 비 오잖아요. 비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 산간 지방 머 H마을이니, D마을 산간지방 쪽에 있는 ‘웃뜨르’ 우

리 제주도 말로 우뜨르 노루들 내려왔다, 아이고 저 우뜨르 노루들 내려 

왔쪄. 오늘 다방아가씨들 바빴져. 아예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사례

1, 여, 43세>

비올 때는 저녁에 완전 풀이거든요? 저녁 7시부터 완전 들이닥쳐요. 그니

까 H마을이나 저 외곽지 D마을 쪽에 그 쪽에서 비 오면은 일거리가 없으

니까 낮에부터, 제가 또 갈비집도 서빙을 했는데, 갈비집도 보니까 작은 

방에 보니까 비올 때는 다 다방의, 제가 단란주점에 있었으니까 아가씨들 

얼굴은 다 알잖아요? 오면은 나는 서빙보는 사람이니까 모른 척해주지. 근

데 밥을 먹든 멀 먹든 벌건 대낮에도 집에 안집 주인이 있는 데도 그렇더

라고. 비오는 날에는 막말로 파치 아가씨들도 매진되고 없을 정도로. 손님

이 단란주점에 7시부터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시 까지 세 시까지 이어

지거든요? 그러면은 모 다방에 누구 불러라 하면은, 못 생긴 아가씨도 없

는 거야 낮에부터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중간 역할 해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테이블 돌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도 술 취하지. 우

리 역시 그 아가씨들이 오면은 편해요. 옆에 있어주니까 우리가 그만큼 술 

덜 먹잖아. 아~ 비올 때가 우리는 죽고 주인은 좋지. <사례7, 여, 39세>

  

농촌 지역 남성들에게 티켓구매는 여가/놀이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 지역

남성이 티켓영업다방에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는 농어촌 지역 어디라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다.이러한 현실로 인해 8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이 여론에 자주 거론되었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농촌 지역 남성들의 여가/놀이문화의 부재를 문제적으로 다루었다.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남성에게 허용되는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이

43) ‘깨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는 물건’을 이르는 말로 제주도에서는 못 생기고 흠이 나서 상품 가

치가 없는 감귤을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못 생긴’ 사람을 감귤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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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농어촌 지역의 여가와 문화의 부재는 농어촌

지역의 소외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남성의 집단

적 티켓 구매 행위를 농촌 지역 남성의 소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이미 남

성에게 허용적인 성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결국 티켓을 구매하는 남성들에

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다.여가/놀이문화의 부재가 남성들의 티켓구매행

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의 여가/놀이문화 자체가 티켓구매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지역 남성의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피리마을 남성의 농한기,농번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티켓영업방식은 농촌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 뿐만 아니라 부부,지역공동

체의 관계 등의 삶의 맥락과 티켓영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제주 농촌 지역은 지역개발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

전과 달리 노동의 영역에 남성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커졌고 남성들의 경제력

이 높아지면서 티켓구매라는 새로운 방식의 여가,놀이 문화가 생기게 되었

다.이는 전통적인 제주지역의 ‘노동’과 ‘시간’의 성별분리체계와 맞물려 ‘여가’

의 의미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공적영역은 남성,사적영역은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공사영

역의 분리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성별분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

히 ‘육지지역’과는 달리 노동의 영역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점이 그것이다.제

주지역의 공적 영역은 크게 의례와 노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례가 남성의

영역이라면 노동은 여성의 영역으로 제주여성들은 공사 영역 모두에서 노동

을 해왔다(김효선,2007:68).이와 같은 공사 영역의 성별 분리 체계는 매우

공고하여 제주 지역의 남성들은 의례 이외에 할 일이 없더라도 여성들의 일

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지역 비교를 위해 찾은 다른 농촌 마을에서 경험

한 일이다.이 마을은 해안가 마을로 어업이 발달한 곳으로 60대 부부의 하

루 일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바닷가에서 미역이나 우미를 채취하는 일을 하고

남성은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한다.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이 시간과 노

력 면에서 과중하지만 물질은 남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내가 일이 끝날 즈음에 바닷가로 가서 해산물을 나르는 일만 하였다.따라

서 낮에는 딱히 할 일이 없는 남성들은 다방에서 소일을 보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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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노동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이러한 성별 분리

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제주여성들은 농사 일이 끝나면 ‘물질’을 하러갈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여

성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이는 성별에 따라

노동과 시간의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며 ‘여가’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문제는 이러한 성별분리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남성이 여가와 놀이로써 티켓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농어촌 지역의 티켓다방에 대

한 문제 제기가 지역 남성의 여가 문화의 부재로만 해석되기 보다는 지역의

성별분리체계와 지역 경제의 구조 등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이다.

3.다방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는 지역 남성

제주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의 일을 함께 하는 분

위기가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성별 분리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

다.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별 분리

체계가 공고하게 남아있다.44)노동 중심의 공적 영역을 담당해 온 제주여성

들에게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연애,친교 등의 행위를 할 시간이나 심적 여

유가 없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다방종사여성 등 유흥종사여성이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현장에서 성판매여성은 청소,안마,애교,성적 농담을 받아주기와

같은 여성성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다(김주희,2006:73).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남성의 나이 불문하고 ‘오빠’,혹은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

44) “제주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남성중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혼인식, 명절, 제사, 

상가, 축제, 마을잔치, 야유회 및 운동회, 소풍 등)에서 남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음식 달라, 소주 달라, 커피 달라’ 주문만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먹은 그릇도 개수대

로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한번은 조천읍의 행사에서 밥을 먹고 식판을 닦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제지하던 마을부녀회와 새마을 부녀회분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례동을 

지나다가 낯선 풍경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아저씨들이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물질하고 나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물질 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달구어진 

갯바위를 잠수복차림으로 걸어옵니다. 얼른 달려가서 해산물이라도 받아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오성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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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마을남성의 욕망과 결합하는 것이다.피리마을 남성들은 티켓을

통하여 평소 부인에게 느껴보지 못한 ‘여성다움’을 경험하며 주민들은 이를

‘중독’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아무리 밭에 가서 일하고 와서 옷이 작업복 차림이든 머든 그냥 돈만 갖

고 가서 술 사주고 티켓 비주고 그러면은 그 애들은 어차피 다 돈이니까 

그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돈으로 보이니까, 다 머 오빠, 오빠 심지어 아

빠, 아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갔다 오면 

중독이라 그게 다. 막 잘 해주 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남자들은 

무뚝뚝해가지고 부드럽게 안 해 주다가 어디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드

럽게 해주면 혹하는 거 똑같은 심정이라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 마씨. 더 웃찬해주고 잘해주고 어

디가면 다 잘해주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바지도 잡아주고 심지

어는 거기도 잡아서, 오줌을 쌀 때도 받쳐준다는 거라. 그런 거를 우리 아

는 동생들이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자기도 깜짝 놀랐다며 그 정도로 해

주는 데 어느 사람이 안 가겠냐 이거라. 집에 가면 노인네 취급이나 받고 

그러는데...<사례1, 여, 43세>

이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놀이 문화, 아~ 머~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게이트볼하고 머하고, 돈만 있으면 10만 원만 있으면 그 날 하루

는 세종대왕 되는 거야. 연산군 되는 거야. 발도 씻겨 주고, 내가 간접적

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아가씨들 정말 헌신적으로 한 대. 정말 회춘시킬 

정도로 성관계까지도 아주 요새는 고객감동 마케팅한대. 정말 놀랐다니까 

진짜, 내가 돈이 참 더러운 거내~ 이 아가씨들 결국은 돈 때매 하는 거구

나, 우리말로 색골이여서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야 고객, 고객이 감동할 

정도로 해야... <사례10, 남, 53세>

이처럼 마을남성들은 티켓 구매를 통하여 ‘연산군’,‘세종대왕’이 되는 경험

을 하고 한 번 가면 ‘중독’이 된다.다방종사여성은 일상적으로 성별화된 몸으

로 재현되고 여성성을 판매한다.그래서 티켓을 나가서 도박판에서 남성 손

님의 어깨를 주무르고 재떨이를 비워오는 등의 잔심부름 등의 일을 수행한

다.같은 맥락에서 피리마을에서 ‘화장실 갈 때 쫓아가서 바지를 잡아주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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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오줌 살 때 받쳐’주거나 ‘발을 씻겨 주는’행위는 이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남성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재떨이를 비우는 등의 행위

는 일상적인 ‘여성의 역할’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오줌 쌀 때 받쳐주거나 발을

씻기는 행위는 다른 지역의 성매매 지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여성의

역할’이라 보기에도 힘든 모습이다.<사례10>은 이러한 모습을 “돈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티켓영업을 통해 나타나는 마을남성의 욕망은 남

성 지배적 행위의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 남성들에게 유흥종사여성은 지역 여성에게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

스러움’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아내와 성판매여성 간의 섹슈얼리

티 위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

제주도 여자들이 여성스럽지 못한 게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투박스럽고 

이렇게 생활력은 강한데 여자로써 애교스럽다든가 상냥스럽다거나 배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들을 이야기 합니다. 공통적으로 

다. 다방여자들을 왜 만나냐면 여성스러워서, 사실은 다방에 근무하는 아

가씨들이야 천성도, 육지부 여자들 그렇게 잘 할 수 있겠고, 천성이 아니 

여도 이 남자한테 한푼이라도 더 긁어내려고 하면 자연적으로...<사례10, 

남, 53세> 

아까 말했잖아요. 순진해서 그렇다고. 농촌사람들이 나긋나긋하고 여자들

이 그런 걸 못 봤어요. 특히 제주도 남자들이. 지금은 육지고 어디고 며느

리들이나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끼

리만 지금 어르신들은, 육지에서 데려오거나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여자들이 투박해요.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 표현력이 강

하잖아요. 제주도 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긋나긋한 것을 못 봤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다보니까 다방아가씨 앉혀놓고 얘기하다보면 나긋나긋하고 

막 상냥하고 언강부리고 그런 것에 혹하는 거예요. <사례9, 남, 44세>

<사례9>의 말처럼 ‘멋 모르는’순진한 농촌남성에게 다방종사여성은 그 자

체로 새로운 여성성을 가진 가치있는 여성들이다.이처럼 마을남성들에게 마

을여성은 생활력은 강하나 ‘투박스러워’여성적 매력이 없는 반면 다방종사여

성들은 나긋나긋한 서울 말씨에 애교가 많은 ‘여성다움’이라는 강점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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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다.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애교’나 ‘나긋나긋한 말씨’등은 여성적 가치

로써 정형화되어 있어 이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비난받지만 이러한 잣대가

남성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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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의 변화

현재 지역 주민들은 티켓영업다방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의 현상이 90년대

에는 피리마을 주민들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였으나 지금은 소

수의 특정 집단에나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사소화 하는 경향이 다분하

다.그러나 티켓영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부정적 측면을 개인화,사소화 하

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티켓영업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어 문제적이다.관광산업 중심의 지역 개발과 지역 발전 담론 하에서

티켓영업은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

고 있다.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조직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유지의 리드에 의해 티켓영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하에서 어떻게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지역 주민 간의 상부상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지역공동체는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A.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대한 욕망

제주지역은 지역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상업적 농업을 육성함

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특히,피리마을은 감

귤농업의 성장으로 외부 유입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러나 수입 농산

물 개방과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 불안정한 농업 현실 속에서 제주도 주민들

은 관광 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개

발 과정에서 제주 주민들은 ‘주권 회복’을 위해 많은 저항 운동을 벌여왔

다.45)그러나 국가와 지방정부,자본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속마음에는 개발

철학이 건재하며 지역주민들은 환경 보전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신

45)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면서 제주지역에도 주민운동의 활기를 띠

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88년 ‘탑동매립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반대’운

동이 이루어졌으며 90년 대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자 제주 주민들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여나갔고 반대운동은 91년 11월 양용

찬 열사의 분신자살로 더욱 격렬해 졌다(이상철, 1996:97-104). 이러한 흐름은 2008년 현재 

‘해군기지반대운동’ 등 여러 주민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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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불만이 더 크게 작

용하였다(조성윤,2008:199).그리고 제주도 전체 측면에서 관광 개발과는 별

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불균등하게 일어나면서 지역별 격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진현영,2007:2).46)특히,개발에서 소외를

경험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불안정한 농업 수익과 달리 식당 등 관광관련 업소가

호황을 누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각적인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상업 활동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오정준,2003b:145).이러한 시각은 피리마을의 (남성)

리더 중 한 사람인 사례 13의 시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연  구  자: 앞으로 피리마을의 미래는 어떨까요? 

  연구참여자: 앞으로 발전의 길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이 하향세이기 때문에 ○○ 뿐만 아  

              니라 주변 산간 마을도 빨리 농업을 그만두고 관광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해요.

관광 중심의 지역개발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발전이라는 미

명 아래 성매매를 관광산업으로 묵인․조장해왔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발달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지역개발의 명목으로 시작된 관광개발

이후 내외국관광객이 유입되었고 특히 일본남성 위주의 단체관광이 많이 이

루어졌다.이들 일본인은 ‘기생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았고 이에 따라

<표6>과 같이 ‘기생관광’을 목적으로 한 요정들이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

세워졌으며 한 요정 당 250명에서 500명까지 수용할 정도의 규모였다.한 업

소의 경우 대표자가 ‘제주도관관협회장’과 ‘제주도정책자문위원’의 직위를 겸

임하였다는 사실은 제주지역의 ‘기생관광’이 정치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

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특히 신제주 지역은 관광위락지역으로 집중

개발되면서 이 시기에 고급 관광호텔과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

46) 이러한 현실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방향에도 반영되어 있다.  2004,「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남지역의 인구유입정책 연구」; 2006,「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정책방향과 과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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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신제주는 지금도 제주지역에서 관광유흥지를 대표

하는 곳이며 제주지역 중에서 성매매 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다.

   <표12>제주지역 요정 업소 별 면적 및 수용인원(1970~80년대) (단위:명)

업소명
대표자

출신지
종업원수 수용인원

등록

년월일
비고

버드나무집 제주 160 280 1975.1.5
제주관광협회회장

제주도정책자문위원

청원각 서울 200 250 1980.2.10

송림각 서울 200 500 1986.2.6

탐라성 서울 150 300 1986.9.1

자료:제주여민회(1989:207재구성)

제주도의 지역 개발이 얼마나 관광산업과 성산업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즈음에 드러났다.2004년 성매매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은 ‘제주관광위기론’에 휩싸였다.‘제주관광 위기

론’은 제주관광협회의 일부 회원들과 지역구의원,도의원이 합세한 ‘제주관광

살리기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에 의해 현실화 되었고 범도민위원회

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제주 상권의 80%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이대로

간다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없다’47)며 제주도를 성매매방지법 시행 예외지역

인 ‘제주관광특구’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이에 대하여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매매와 지역경제 침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성매매

방지법 이후 관광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한 ‘제주관광위기론’은 일부 관광업계 관련자만

의 생각은 아니었다.당시,제주도지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제주 경

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48)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을 계기

47) 『제주의 소리』, 2004.10.12. “성매매 관광 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 〔김영란-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새로운 섬의 탄생?”.

48) “제주도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2214억원 내외의 GRDP가 감소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연간 4만 2000명이 이탈, 754억원 내외의 관광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

다.” 『제민일보』. 2004. 10. 25. “‘성매매방지법 시행 따른 지역경제 대응 방안 모색’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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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주관광이 성매매관광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매

매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제주지역의 분위기가 드러났다고 본다.다시 말해,

이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언설로써 잠재하고 있

던 지역 정서가 가시화된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성판매여성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저항이 극심했고 남성들의 반발도 컸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는 한 지역사회 전체의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 담론이 제주지역에서도 유흥지로써 가장 번화한 ‘신제주’

지역이나 몇몇 주요 관광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제주관광의 위

기가 곧 제주경제의 위기로 여겨지는 패러다임 하에서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피리마을은 관광객 등 외부남성이 아닌 마을남성의 의하여 티켓영업

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관광객 등 외부사람

들이 마을을 많이 찾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한다.또한 이미 경제발

전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티켓다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은 나와는 상관없는 특정 소수의 문제이거나 일부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사

소한 문제로 귀결된다.반대로 지역경제발전은 주민 모두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며 지역주민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으로 설정된다.실제로 대부분

의 마을주민들은 티켓다방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이

를 수용하고 있었다.실제적으로 티켓다방 등 상권 발달로 인해 지역경제발

전을 경험한 주민들에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티켓다방도 괜찮다”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지역발전에 대한 욕망은 티켓다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묵인 혹은 긍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피리마을의 지역

유지 남성중의 한 사람은 “티켓다방이 피리마을의 특성화 산업이다”라고 말

할 정도로 지역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티켓다방을 중심

으로 한 유흥업의 발달로 인해 피리마을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례적

으로 도시지역 못지않은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는 소비도시입니다. 농촌이 아니라 도시예요. 전국 리 단위 중 가장 

큰 규모고 작년에 비해 50가구 정도가 늘어났어요. 하나의 리가 5개 동, 

지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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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큰 곳이고 원룸, 아파트가 늘어서고 

있고 방이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사우나도 3개, 노래방 16개, 다방 32개, 

유흥종사여성 500명 정도고 ○○는 새벽 2시까지 상가가 영업을 합니다. 

이런 곳이 전국 농촌지역에 또 어디가 있어요? <사례13, 남, 57세>

피리마을은 ‘민속마을’과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주

요 관광지이다.그리고 수려한 자연 환경에 따라 호텔과 골프장,리조트가 입

지해 있어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그러나 관광객 등 외지인

들의 소비에 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

리 피리마을의 상권은 마을주민들의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성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용

인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개발과정에서 관광지로 변모함에 따라 기존의 농업중심의 전

통사회에서 상업 중심의 이익사회로 전환되면서 그 결과 마을이 상업 지역으

로 변화하고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었다(박현숙,1992;오정준,

2003).기존의 생활공간이 관광지화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문화가

상품화되고 제주도민의 삶 자체가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피

리마을 주민들은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적 풍요를 지켜보면서 개발과 발전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다.때문에 피리마을 주민들에게 소비는 미

덕이며 소비를 통해 상부상조하는 마을공동체의 문화가 되고 있다.<사례10>

의 말처럼 피리마을의 개발 분위기가 제주도에서 가장 골프장이 많은 마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가 ○○에서 느끼는 갈등이 그런 부분이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런 개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골프장 많은 마을이 될 거예요. 골프장도 많고 P리

조트, 리조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리조트잖아요? P리조트가 ○

○건데. 그 다음에 리조트가 성공하니까 앞에 R관광호텔 지었는데, 제주도

에 하나 밖에 없는 육성 호텔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 ○○경제를 뒷받침

하고 있다니까요.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개방 분위기가. <사례10, 남, 5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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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

기존의 기지촌이나 집결지 등 특정 공간의 성매매에 주목한 연구들은 성매

매로 인한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성매매

의 이해 당사자가 성구매남성과 성판매여성,업주 등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49)그러나 피리마을의 독특함은 이러한 ‘동맹관계’가 상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범위를 넘어 전지역적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점이다.즉,

지역공동체의 상생의 차원에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티켓영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학원을 운영하는 <사례4>의 여성은 티켓영업의 장점은 상권이

산다는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장점은 무엇이냐면 상권이 살아난다는 거죠. 상권이 산다는 것은 경제가 

산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

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다방만 가고 단란주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만나려면 미용실을 

가야 되고 옷 사야 되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그러면서 상권이 사

는 장점이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면도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그런 거

는 아마 P호텔이 있고 R리조트가 있어서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

만, 우선적인 거는 그런 거 같고. 장점은 상권이 산다는 게.”<사례4, 여, 

46세>

1.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티켓영업:업주의 토박이화

피리마을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하여 허용적인 인식이 왜

그런가를 물으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좁은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여

기서 ‘좁은지역’이라는 의미는 친족과 인맥으로 연결되는 관계적 측면과 인구

가 적고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물리적 의미에서 마을주민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면(對面)사회의 성격에서의 의미이기도 하다.

49) 성매매가 특화된 지역에는 포주, 업주들의 횡포를 눈감아 주는 경찰이나 형식적인 단속 뒤에는 

특정지역의 거대한 상권이 있다. 이들 지역의 업주나 포주는 조직폭력단과 결합되어 있을 뿐 아

니라, 주변에 형성된 상권과 더불어 거대한 이익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상권은 매춘여성들과 손

님을 상대로 하는 시장, 세탁소, 약국, 미용실, 옷가게, 포장마차, 커피숍이나 카페, 호텔, 여관, 

음식점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거대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원미혜, 19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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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마을은 산업화 과정에서 외부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었다.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관광단지개발,상권의 발달은 젊은 층과 외부의 인구를 유입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특히,피리마을의 티켓영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

영업 종사자들의 다수가 육지에서 온 외지 사람들이다.이들의 대부분은 일

때문에 피리마을에 들어 왔다가 피리마을의 주민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

토박이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 상권에서 상권 업주들이 본토의 사람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

는 게 몇 퍼센트 안 돼.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냐면 전라도에서 들어와서 

종사하고 한 20년,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지금은 토백

이화 되다시피 정착해서 상권을 끌어가고 있다고. 정작 ○○에서 부를 축

적한 사람들은 외지에서 올 때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하거나 땅을 매매하

거나, 도로변의 값도 폭등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세도 올라가고 그런 가치

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가 축적 되서 여유가 있어진 거지. ○○○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식당 하는 분들은 원래 토백이들이고, 이 쪽 사거리 상권은 

아니야. 실제로 ○○사람들이 한다는 건, 식당 하나만 보더라도 많이 쳐줘

야 한 삼십 퍼센트 봐줄까? 거기에 70퍼센트 중에서 35프로 정도는 ○○ 

이외의 마을에서 내려와서 장사하는 거고 35프로 정도는 전라도나 이쪽에

서 내려와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고. <사례11, 남 43세>

○○은 서른다섯 개 (다방) 중에 지역 사람이 하는 게 두 개 뿐, 다 외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그 다방에 종사했던 아가씨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니면 또 그냥 업주가 되어서 또 새끼 쳐서 다방 하나 만들

고, 만들고 하다보니까 삼십 여개가 된 거라.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또 식당이 굉장히 많아. 소주방이 많아. 단란주점이 많고. 이게 이 아가씨

들이 공급권이라. 이 아가씨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식당은 

대부분이 다 지역사람들이야. 이 지역사람이 내가 마누라 아닌 다른 여자

랑 밥을 먹어도 흉을 안 본다 이거라. <사례10, 남, 53세>

제주지역의 지연공동체적 관계망과 대면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피리마을 주

민들은 일상적으로 티켓영업 관련 업소의 업주나 유흥종사여성을 만나게 되

고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특히,업주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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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있어 마을의 토박이나 다름이 없고 다방종사여성 또한 장기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마을주민들은 이들을 같은 주민으로써 인정하고 함께 생

활하는 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아무래도 지역이 좁다 보니까 유흥업소 사장님들이 이웃이잖아요. 너무나 

가까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마디로 자기 집

에 일하는 종업원들 챙기면서 같이 어울리고. 예를 들면 같이 보면은, 같

이 화투 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거 같애요. 제주시나 다른 지역처럼, 처음에는 우리도 좀 

깨림직한 게 있어요. 그래도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아 거기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아 왔구나 이런 정도지 거리를 두거나 그러는 거

는...<사례 4, 여, 46세> 

티켓영업다방,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방,식당 등 티켓영업 관련 업소가

피리마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다방종사여성을 상대로 한 미용실,의상실,

피부관리실,식당 등이 먹이사슬처럼 티켓영업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는 상

황에서 티켓영업이 사라지는 것은 실제로 피리마을의 상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그리고 이는 곧 피리마을의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이처

럼 티켓영업으로 유지되는 지역 상권의 특성 상 자영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

민들은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며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역 경

제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마을 사람들도 쉽게 티켓영업의 근

절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2.지역여성의 다방종사여성과 구별 짓는 방식

 

일반적으로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성판매여성의 일을 그만두기

어렵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반면 피리마을은 다방여성에 대한 낙인이 적고

돈벌이기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살기 괜찮은’곳이 되며 ‘낙인없음’은 다방여성

이 다방 일을 지속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다른 지방 소도시의 다방연구에 따

르면,성매매방지법 이후에 업주와 다방여성의 고용 관계 변화와 근로 여건

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와 별도로 다방여성의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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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낙인 찍인 직업을 가진 주변

인으로써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김수미,2006)하고 있었다.그리고 십대 여

성의 티켓다방 일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방여성은 사회적인 시선을 통해 자신

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창피하다”고 느끼며 낙인화

된 여성에 대한 혐오를 경험(김주희,2006)함을 보여주었다.유흥종사여성이

사회적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피리마을처럼 마을

주민들이 다방여성을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 다방여성이라는 낙

인과 혐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방여성은 다방 일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 분들은 자기가 그 유흥업소에 다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환경 때문인가 여하튼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분들은 그래요. <사례4, 여, 46세>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을여성과 유흥종사여성 간의 구별이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다.다만 기존의 유흥종사여성에 대한 비하적 시선과는 다를 뿐이다.

마을여성들의 경우 유흥종사여성들을 돈 벌기 위해 일하러 온 여성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특히나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다방뿐만 아니라 식당 등 일반 업소에서 일하기도 하는

여성들로 외형적으로도 마을여성들과 차이가 크지 않다.마을여성에게 유흥

종사여성은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하는 그냥 옆집에 사는 아줌마이다.심지어

남자를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을 한다며 ‘불쌍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나는 나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옆집에 사는 아줌마들이다. 그 아가

씨들이 워낙 어린 아가씨도 아니고 40대, 50대가 많잖아요? 장사도 하고 

그거 하던 아가씨가 나이 들면 치워가지고 식당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아무

렇지 않게 우리는 옆집의 아줌마 같이 이렇게 수다 떨어요. <사례3, 여, 

49세>

요즘같이 어려우면 (시간비)만원 밖에 못 받아. 여관에 가서 같이 자면 그

건 10만원. 근데 요즘은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대. 그거 벌기 위해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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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해요. 남자들이 별짓을 다 하지. 그냥 자기 머 진짜 나이 어린 사람한

테도 별 서비스를 다 해야 하고.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해. 그 삶이 

너무 불쌍해. <사례1, 여, 43세>  

마을여성과 유흥종사여성의 차이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별된다.

<사례3>을 비롯한 마을여성들은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성매매 일을 통해서 돈을 벌더라도 빨리 언젠가는 그만둬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한다.그 언젠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다.특히,40대 이상의 나이 많은 다방여성들은 결혼의 가능성이 희박하더라

도 20대,30대의 젊은 여성들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삶’으로 편입되

어야 한다.이처럼 피리마을 여성들에게 결혼은 권력으로 작용하여 유흥종사

여성과 구별 짓기는 효과를 발휘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고, 나이 40

대, 50대 되는 다방여자들은 할 수 없지만은 단란주점 아이들은 20대잖아

요? 해봐야 30대 초반 아이들. 그랬을 때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젊은 애

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이가 들고. 그디 있으면은 나이든 사람, 아니 어

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아가씨한테 가. 가지고 팁이다 뭐다 주고 하룻

밤 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아가씨들이 거절을 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거절을 할까~ 하루 저녁 주고 나면, 돈을 1, 2만원 주는 것도 아닌데 한 

20, 30만원 주는 데 그렇게 받고 그 일을 빨리 청산을 하고 새로운 남자

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 될 건데,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

니잖아요? 단기간 내에 남자든 뭐든 상대를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

아놓고 청산을 해버렸으면 하는 그 바람이예요.<사례3, 여, 49세>

우리 밥 먹으러 가 보면은 오늘은 만약에 어디 가 보면은 오늘은 이 사람

이랑 같이 있었는데 몇 시간 후에 다른 식당에 가 보면은 또 가서 앉아있

고 잘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지. 그러더라고. 저런 사람 참 돈 많이 벌고 

참 좋겠다. 우리도 노래방도 시내 같은 데는 3만원, 노래방 도우미나 갈까 

농담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솔직히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안 되고 하고 그러면은 농담이라도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어디 가서 일 년만 일하고 오면 돈 몇 천은 벌 것 같은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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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들 때도 있지. 근데 머 처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안 그럴

려고 자기가 챙피하게 안 살려고 그런 거지. (나는) 그런 사람들 하고도 

틀리지. <사례1, 여, 43세> 

<사례1>은 유흥종사여성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한

번 해 볼 까’하는 심정이 생겨나기도 한다.그러나 유흥종사여성과 달리 자신

에게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유흥종사여성과는 다르게 위

치시킨다.자식과 남편이 있는 사람으로써 유흥종사여성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창피한’일이 된다.이처럼 피리마을 여성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흥종사여

성에 대해 일하는 여성이라는 동질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라는 경계를 두어 자

신과 유흥종사여성을 구별해 낸다.즉,조강지처라는 권력으로 유흥종사여성

과 거리를 두며 이들과 다르게 위치짓는 것이다.

3.지역남성의 로비 창구로써 티켓영업과 다방종사여성의 조직화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의 주요 고객은 ‘지역유지’나 소를 키우거나 하

우스를 하거나 정책 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이들은 읍면내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기관장들과 통하여 특정인에게 특별 대출을 받게 해 준다거

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하며 선거 시기에는 선거

운동원으로 활약하기도 한다.‘지역유지’는 대표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

자 등을 말하며 각 기관의 직원들과 자주 어울리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

방이 이용되었다(강준만 외,2005:173).피리마을은 70년대에 축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산간마을의 남성들의 소 매매 장소로 다방이 활성화되었고 계속해

서 감귤 등 환금작물로 이어져 마을남성의 놀이공간으로 보편화되었다.마을

남성들은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감귤 등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고수

익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남성에게 다방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일

은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다.그리고 지역유지들은 티켓영업다방의 주요 고객

으로써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제주농촌지역은 토박이남성 중심의 마을로써 지역유지남성이 마을의 대소

사를 이끌어가는 남성 중심의 마을이다.제주지역은 마을내혼의 혼인경향이

강하여 마을남성들은 일을 하기 위해 바다나 일본 등지로 떠나지 않는 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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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곳을 떠나지 않았다.이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잦은 인구이동이 이루어

졌지만 제주지역은 타 지역의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유출 정도가 높지 않았다.이는 상업적 농업 중심의 지역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남성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마을남성

은 마을을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거나 마을을 떠나지 않은 반면 여성의 농

업 종사 비율이 줄어들면서 여성인구의 유출이 일어났고 피리마을의 경우

8,90년대 여성의 공동화 현상을 보였다.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부계혈연에만 얽메이지 않는 양계체계를 가지고 있어

부계혈연중심의 한국사회의 친족체계보다는 평등한 사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는 의례를 중시하여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였고 집안이나 마을

의 대소사가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성이었다.특히 피리마을

은 토박이남성,지역유지남성 중심의 사회로 이들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

고 있다.지역사회에서 단체장을 하거나 지역유지를 지내는 것은 권력과 명

예로 작용하며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과거 청년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

는 <사례9>는 단체장의 이점을 ‘명예’로 표현하였다.

어찌됐건 어디가도 알아주죠. 어디가도 인정해주고, “어, 연청회장와서~”. 

어쨌거나 읍면동에서 연청회장 했으면은 면장다음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어쨌거나 명예죠 명예. 돈을 쓰고 안 쓰고 떠나서 명예죠. <사례9, 남, 43

세>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은 티켓구매에 앞장서서 생활

화하고 있는 토박이남성과 지역유지남성 집단이 한 몫을 하고 있다.특히,토

박이남성과 지역유지남성 집단은 다방종사여성의 ‘작은 부인’또는 애인화 하

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을 특성화하고 있다.

피리마을의 지역유지인 <사례13>은 공적 모임이나 회의를 할 때,점심시간에

모이면 같이 점심 먹고 저녁시간에 모이면 같이 저녁 먹고 2차로 노래방 가

거나 술 마시러 가며 그 때에 티켓(시간)을 부른다고 하였다.주민들의 증언

에 의하면 <사례13>은 다방종사여성을 작은부인(세컨드)로 둔 남성이기도

하다.이들에게 다방종사여성을 작은부인(세컨드)로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남성으로써 자부심 높이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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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지역상권구조하고 선거문화하고 그 속에서 ○○사

람들은 이장 정도하면 사실은 큰 감투로 명예를 획득하는 거거든. 이 지역

에서 만큼은 그것 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

을 때,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으로 보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

종의 자부심이랄까 왜곡된 자부심이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다른 사람

들은 세컨드 있는데 나는 세컨드 없이, 이게 정상인데 없는게 정상인데, 

오히려 없는 사람이 바보 되는 형식이 된 거지. 우리 동네에서는...<사례

11, 남, 43세>

이처럼 다방종사여성이라도 여자가 많은 것은 마을남성에게 자부심으로 작

용한다.특히 토박이남성과 지역유지남성 집단에서는 일상생활화되어 있어

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에서도 항상 티켓을 부르거나 자신의 세컨드 여성과 동

석한다.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사례10>은 자신의 마을과 피리마을을 비교하

며 기관장들이 공식 모임에서 티켓을 부르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다.

티켓영업은 지역유지남성이나 마을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

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들은 유지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

고 기관장급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마을 내 여론을 형성하며 선거철에 선거

운동원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티켓영업을 꾸준히 이

용하는 것이다.이들은 지역의 ‘돈 많은’어르신과 공모하기도 하면서 마을의

자본과 권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근데 ○○(의) 상권을 유지하는 데 일등공신 마을들이 절반정도 된다고 봐

야 되거든. 열 개 마을에서. D마을, E마을, H마을 여기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A마을, B마을은 일부고. 씀씀이가 제일 큰 마을이 D마을하고 H마

을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D마을 같은 경우에는 윳놀이 한 번 하더라도 

천 만 원 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게 어떤 문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게 아까 축산 관련된 부분에서, 입지 조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D마을, H

마을 쪽이 옛날에 축산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이고 큰돈을 만졌던 

입장들이고 크게 써보기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 상

권을 살리고 있다고, 실제로 ○○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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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동네라고 하는데, 웃동네 마을들 어르신들하고 교류하면서 솔직히 말하

면 이용하고 있는 거지. 같이 따라 다니고 꼬시고 불러내서 하고 선거철 

되면 연관지어서 도와주십사하고 자기들의 잇속은 다 챙기고. <사례11, 

남, 43세>

이처럼 피리마을의 권력 구조는 자본과 남성 권력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

다.즉,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곳이 피리마을이다.

반면 피리마을 여성들은 단체에 가입하더라도 부녀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마을 공식 행사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마을의 환경을 미화하는 등 성별

화되고 보조적인 일에 그치고 있다.피리마을은 토박이 남성과 지역 유지 남

성을 중심으로 권력화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 마을의 대소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특히 티켓영업 중심의 음주문화,성문화,놀이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집단 또한 마을 남성 집단이다.티켓영업은 이들의 기득

권 유지를 위해 공생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자치단체 차원으로 중앙의 권력이

이양되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관변 단체

나 사교 모임 등이 빠른 속도로 구성되고 있다.피리마을은 지방자치제의 부

활을 기점으로 하여 단체와 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민 한 사람이 기본

적으로 5개-10개 가량의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그리고 피리마을의 유흥종사

여성은 ‘피리마을’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자로써 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때문에 이들을 조

직,관리하기 위하여 티켓영업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근데 다방아가씨들 또 그 젊은 사람들 또 이용하려고 왜냐면 무슨 선거다 

하면은 워낙 다방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무시를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

주 사람들을 다 잘 먼가를 잘 심어둔 몇 사람을 고정적으로 심어둬야 선

거철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르르 몰리잖아. 타지방사람들이. 그러니

까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머가 틀리고. <사례1, 여, 43세>

어쨌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는, 이런 음주 문화든지 성문화든지 놀이문

화를 만들어 가는 거는 사람들이고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어차피 주도층이라 예.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거에 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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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꾸려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고 봐 예. 그런데 바꾸려고를 안 해. 

그 주도층들이 자기의 기득권들을, 남성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걸 바꾸려고 하지 안 해. <사례6, 여, 42세> 

제주지역은 지역공동체를 단위로 결속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

을을 이끌어가는 지역 유지의 권한은 더욱 커지고 지역 주민들도 지역 유지

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높이고자 한다.때문에 지역 유지를 비롯한 마을 리더

집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지역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지역 리더의 언행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지역 리더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피리마을의 티켓

영업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에 지역 리더들은 크게 일조를 해왔다.피리

마을의 티켓영업은 이처럼 남성중심적인 마을의 권력 구조를 토대로 하여 발

전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C.소비를 통한 상부상조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지역개발로 인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80년대에 관광산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중심을 옮겨 이루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제주지역의

산업 구조는 관광 산업이 비대하게 성장하면서 제주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

을 끼쳤다.피리마을은 농어촌 마을이면서 관광지이기도 하다.초기에 피리마

을에 티켓영업이 도입된 것은 농업의 상업화에 따른 지역 남성의 경제력에

편승한 것이었다.그리고 역사적으로 피리마을이 먹거리와 유흥문화가 발달

한 곳이였기 때문에 티켓영업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마을남성의 공간인 다방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유입되면서 지역 주민의 저

항을 예방할 수 있었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규모는 지역 남성에 의해 유

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거대한 규모와 티켓영업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티켓영업이 일상생활화되어 있어 쉽게 용인이 되고 있

고 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계망이 장점으로 발휘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의 제주사회는 친족을 기반으로 한 지연공동체로 제주도민에게

가족이나 친족만큼이나 마을공동체의 의미가 컸다.이는 마을내혼을 선호하

는 통혼권(通婚圈)의 영향이 크다.한 마을 안에 양가 친족이 함께 기거함으

로써 가족,친족 구성원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이다.오늘날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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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변화하여 마을내혼의 경향도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경

향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전통적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던 통혼

권의 범위가 이웃마을 혹은 제주도내로 확장된 경향이 있지만 섬 외부로 확

장되지는 않았다.물론 ‘육지사람’과의 혼인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

만 제주도에서는 혼인상대자로 첫째 제주도 사람이라는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다.본 연구의 참여자 13사례 중 한 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제주도민 그것

도 이웃마을 사람과 혼인하였다는 사실은 실제 혼인상대로 가까운 지역 사람

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말해주고 있다.그러나 마을내혼

이 일반적이던 과거와 달리 통혼권의 범위 확대로 인해 친족과의 거리가 멀

어지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지역개발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마을 공동 재산권의

붕괴되면서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과거 지연공동체

하에서 마을공동목장과 공동어장 등 마을공동재산은 친족집단이 확장된 지역

집단에 준거를 두고 이용됨으로써 마을주민의 결속을 높이고 지연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하였다(김창민,1992:104).그러나 축산업 육성에 따른 중산간

개발은 기존의 마을공동목장 형태로 운영되었던 방식의 붕괴를 가져왔고 마

을주민의 소유권이 시-군유지 등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거나 외부자본에 의해

잠식되었다.50)이는 이후 외부 자본에 의한 골프장,호텔 등의 개발로 이어져

국가와 외부 자본에 의한 생활공간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개발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는 변화를

겪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를 통한 획기적 변환이라기보다는

전통사회의 속성과 산업화의 영향이 교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이다.산업화,도시화 되었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측면이 혼재되어 있고 대면사회적 측면,전산업사회적 요소 등이 남아있다.

‘알음알음’으로 일을 처리하고,관혼상제 때 특이한 부조행위를 하고,‘신구

간’51)이란 이사법이 존재하고 제삿밥을 먹으러 가면 웬만한 사람을 ‘삼촌’이

50)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리, 동, 면, 읍 단위의 마을공동재산이 부인되었

고 시, 군으로 귀속시켜 더 이상 무상으로 마을공동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마을공동재산을 넘기는 등 정부에 의한 국유화 과정

은 곧 개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매각 과정에서 토지 가격의 상승은 토지 사용

을 둘러싼 모든 권한이 남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강성의, 1996:79-82). 

51) 신구간(新舊間)은 제주도의 전통 풍습 중 하나로,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7~8일 

동안 이어지는 이사 풍습이다. 이 시기에 이사를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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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르는 ‘궨당’이 있다(이상철,1996:77).이러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혼

재는 현실 세계에서 난관에 부딪치기도 한다.피리마을주민들은 다양해진 마

을공동체의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호

소한다.

상 났을 때라든지 좋은 경사가 있을 때에도 축의금이라든가 상조금 같은 

경우 이중삼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가계적으로 큰 부담이죠. (그 사람

을)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모임이기만 해도 해야 되고 그 동생도 

알고 있으면 그 동생한테도 해야 하고 또 아버지와 일이 있으면 (해야 하

고)... <사례4, 여, 46세>

  

모임이 많아서 부주 문제가 심각해. 모임이 많은 건 살아가는 데 나쁘지 

않은 데 부주가 너무 부담되지. 제주도의 겹부주가 너무나 문제야. 육지처

럼 겹부주가 사라져야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모임이, 라이온스 클럽,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7개가 있고 단체장을 하려면 청년회장도 체육대회 

한 번 하면 200만원 정도 내야하고 라이온스 클럽 등과 같은 단체장을 하

려면 2,3천 만 원이 드니까.<사례12, 남, 57세>

제주도에서는 결혼식이나 상이 났을 때 집안 전체에 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집안에 아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일

일이 부주를 하며 이를 ‘겹부조’라고 한다.이처럼 제주도가 산업화 과정 속에

서 산업사회의 특성보다는 대면사회의 속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

는 그 이유는 도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통합의 원리가 산업

화 이전의 제주도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주도에서도 의미있

게 작용(유철인,1992:45)하고 있고,육지보다 강력했던 지역공동체의 전통,

외부가 주체가 되고 도민들은 소외된 개발,다수의 도민들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외지대자본이 관광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도시와 농촌

장하는 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는 속설이 전해져 예부터 제주에서는 이 기간에 

집을 고치거나 이사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약 5000여명에서 만 명 가량이 이

사를 하여 도민 중 약 15%가 이사를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누그러진 추세이다(DAUM 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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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분화가 미진한 사회공간구조,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산업화 과정

등에 있다.즉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전통적 요소들이 활용된

것이다(이상철,1996:77).

피리마을은 통혼권의 확대와 상권 발달에 의한 외부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

지면서 마을공동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이로 인해 대면사회의 성격을

띄면서도 주민들 간의 익명성이 증가하기도 하다.그리고 지연공동체의 강한

전통이 남아 있지만 그 바탕에는 혈연,지연,학연에 그치지 않고 취미,직업

등에 따른 다양한 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기

존의 단순한 친목적 성격의 모임에서 경제적,행정적,여가 활동적 성격의 모

임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고 수단적 관계의 수준의 조직 활동이 강조(신

행철,1994:116)되고 있는 것이다.52)특히 지방자체제의 실시 이후에는 기존의

혈연,지연,학연에 기반 한 공동체의 내용과 규모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게난(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라는 요소에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중

심으로 하는 이런 흐름이면 이해하는데 ○○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총동문도 어서났거든요? 선거를 통하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문 

중에 군수 나오젠 하면 이쪽의 세력을 잡아야 해!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동문들이 형성이 되고 동문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사가 존재하고 기수를 

조직을 만들어 가고 이런 거예요. 선거가 만든 거예요. 선거가. 농협은 농

협 따로. 각 선거 별로, 어촌계면 어촌계 따로 모임들도 많고. 그래야 몇 

개의 모임을 관리하는 그 양반들이 있잖아요? 발 빠르게 그 모임을 통해

서 정보랑 흐름이랑 이런 것을 전달하는 구조,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 <사례12, 남, 40세>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는 전통적으로 노동공동체로써의 성격이 컸다.제주

도의 마을공동체가 지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노동력의 동

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가 컸으며 전통적으로 제주지역만의 품앗이 형태인

수눌음53)이 발달하였다.이처럼 노동공동체의 성격이 컸던 이유는 척박한 자

52) 신행철(1994:114-117)은 85년과 92년 각각 제주농촌지역 8곳의 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써의 

성격과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마을 조직 면에 있어서 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써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 조직 활동권으로써의 마을공동생활권은 점차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도

시지역공동체의 성격이 강화되는 변화를 맞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96

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제주 주민의 생존 전략이었다.이처럼 제주마을의

노동공동체의 성격이 컸던 반면 놀이문화는 발달하지 못하였다.대신 의례가

발달하여 마을포제나 제사,혼례54)등 마을 행사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이 놀이였다.

지금의 피리마을 공동체는 경제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마을구성원 내에

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연공동체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는데 과거 마을공동체가 노동,마을의례 등에 함께 상부상조하는 협동

체제였다면 지금은 공동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소비,여가를 위한 공동체

로 성격이 바뀌었다.이러한 원인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관광유흥중심의 지역

개발과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망,소비문화의 확산 그리고 지자체 이후

의 지역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마을리더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

이다.이러한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마을공동체는 오늘날 국가나 제주도

의 주도 없이도 마을주민 스스로 티켓영업의 활성화에 참여,일조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 정신이 티켓영업에 대한 소비

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체육대회 행사하잖아요? 동네 체육대회 공동체의 근원은 운동장이 

아니예요. 뒷풀이에 있는, 뒷풀이는 뭐냐하면 단란주점이예요. 이게 공동

체가 되어버렸어요.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마을에 있어서의 상호부조나 

상호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공동체가 소비 공동체로 바뀐 지가 한 20여년 

가까이 되가는 게 아닌가? <사례12, 남, 40세>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 흐름을 통해서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의 산

53)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품앗이. 수눌음이란 “수눌어간다”는 뜻이 명사화된 말이며, 함

께 품을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보통은 농사일을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일하는 협부조직

(協部組織)을 구성하고 있다. 좌목(座目)과 내규가 정해져 있는 계(契)나 접이 아니어도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집단이 형성되어 순번을 정하여 돕는다. 대개 집을 지을 때, 지붕

을 이을 때, 농번기에 김을 맬 때, 산에서 큰 나무를 끌어내릴 때, 방아돌을 굴릴 때, 밭을 밟아 

줄 때, 마을길을 닦을 때와 같이 일시적인 공동의 역사나 농사일에 힘을 합하여 협조하는 모든 

것을 수눌음이라 부른다. <출처:브르태니커>

54) 제주지역은 의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의례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

는 의례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장이 마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예로 제주도

의 혼인은 보통 3일 동안 진행된다. 제주도의 혼인은 의례에 대한 의식보다는 ‘잔치’의 관점이 

강하다. 혼인전날 가문잔치, 혼인당일 잔치, 혼인 후 사돈잔치로 구성되며 양가에서 모두 각각 

진행된다. 혼인은 한 집안의 행사이면서 동시에 마을 전체 공동체적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동네사람들이 품앗이의 교환현상이 나타난다(김혜숙, 1999a: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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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는 문화적 측면은 제쳐놓은 채 경제적인 발전에만 치중한 불균등한 구조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문화적 토양은 비곤한 상황에서 경제발전

과 관련된 소비문화의 방향으로 활성화 된 것이다.그것이 대표적으로 티켓

영업이다.이로 인해 피리마을은 성인남성의 유흥을 위한 공간으로,노동중심

의 마을공동체에서 소비,경제공동체로 구조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서 아이

와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다.대부분 피리마을의 토박이 남성과의 결혼을 통

해 이주한 마을여성들은 남편과 시집의 삶의 패턴에 맞춰서 살아간다.<사례

2>는 남편들의 티켓구매를 일상화하는 문화 속에서 아내들의 관계도 단란주

점이나 노래방 등 유흥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남편들끼리 그러다보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인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것

도, 이제야 생겼지만, 그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게 모임 하면 다 술 마시

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계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예요. 물론 어디나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가다보면 다 그

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는 단란주점 같은데 가고 50

대, 60대는 다방으로 가고 여자들은 노래방 가고 모임하면 갈비 집에서 

그게 관행. 관행. 여자들 모임에도 갈비 집 가서 노래방 그 다음에 단란주

점 그거는 의례히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거.<사례2, 여, 51세> 

일단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애. 여가 문화가 

진짜 극장 하나 없지. 여가문화가 하나도 없어. 애들이 갈 곳도 없고. 우

리가 갈 곳도 없고 심지어 아줌마 모임 할 때도 보통 단란주점은 가예. 같

이들 가고 그러는데 아마 엄마들도 이렇게 남편들 따라 모임하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 단란주점

이 이런 데구나’ 아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여가 문화가 없어. 여가 

문화도 없고. 글쎄. 술 먹으면 다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허용적인 분위기

도 있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대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동

네에 살아지냐. 진짜 살기 싫다 이해가 안가다가 몇 년 지나니까 나도 여

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라 ‘아, 그렇구나 그런 가보다 그렇게 살아가나보

다’ 점점. <사례6, 여, 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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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실시한 제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542명 대상)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3.2%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 마련’,19.8%가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만들기’,18.1%

가 ‘건강관리,무료검진 확대’,7.2%가 ‘교육기회의 확대’로 나타났다.연령별

로는 20대의 경우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만들기 사업’,3,40대는 ‘문

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 마련’,50대 이상이 ‘건강관리’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강경희,2007:).많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이 문화생활과 남녀평

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러한 결과는 피

리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 농촌 지역 여성의 현실을 말해준다.특히 피리마을

의 경우 문화와 여가를 모임을 통하여 해소 하며 모임의 내용들은 성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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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이상에서 제주 피리마을의 역사적,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과 지역 주민의

경험을 통하여 성매매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피리마을이 성산업 중심

의 산업사회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피리마을의 성산업 구조와 티켓영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경험

에 주목하여 출발하였으나 기존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로는 피리마을의 사례

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다.기존의 한국사회의 성매매

에 관한 연구들은 성판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민족,성산업의 착취

구조,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각각 이루어졌지만 지역주민의 경험에 주목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논의들이 피리

마을의 티켓영업방식과 이와 관련된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고 보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지역개발과정에서 경제적,사회문화적 조건

의 변화의 맥락에서 지역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먼저 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피리마을은

티켓영업을 통한 성산업 중심의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간

적 특성이 있으며 관광개발과 성산업이 발달하여 농촌 지역에서는 이례적으

로 높은 지가(地價)를 형성하고 있다.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의 고용,영업

방식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데,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

와 다방종사여성의 프리랜서 영업이 눈에 띠며 지역 남성은 다방종사여성을

‘족은각시(작은부인)’로 호명하며 장기적,독점적 관계에서 단골장사를 선호한

다.다방종사여성들은 대다수가 중장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피리마을을 삶

의 ‘종착지’로 여기는 여성들로,피리마을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인식은 다

방종사여성들이 피리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지역 주민들은 다

방종사여성의 일을 일로써 인식하고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비하나 낙인이 거

의 없기 때문에 다방종사여성은 마을 주민화되는 경향이 있다.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이성애적 연애 관계와 구분이 어렵고 지역 남성의 ‘외도’와 가족

해체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티켓영업은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경우 문제적인 반면 티켓영업 자체에 대해

서는 수용적인 경향이 강하다.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행위는 제주지역의 1차,3차 산업 중심의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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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피리마을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상업적 농업의 전환과 관광

단지로 개발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이전과 달리 지역 남성의 경제력이 높아졌

으나 여성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여 지역 여성들은 가족노동에 의존적인 존

재가 되었다.이러한 성별에 따른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피리마을은 축

산업과 감귤 등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해 농산물 출하시기에 고액의 현금

이 융통되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맞물려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 등 유흥소비

가 가능해 졌다.그리고 노동과 시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에 따라 남성들의 여가/놀이문화로써 티켓구매가 기

능하고 있고 지역 남성들은 티켓을 통해 다방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관광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개발은 제주 지역의 유흥 성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지역 개발의 과정은 지

역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다.제주 지역의 관광개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모에 의해 ‘기생관광’을 시작으로 관광유흥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

오늘날 지역 경제가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에 포섭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각 단위의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이 지역 경제의 큰

축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티켓영업에 대하

여 수용적인 인식이 강하다.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업주들이 토박이

화되고 다방종사여성들이 주민화되면서 티켓영업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결

된 문제이며 지역 남성들은 자신의 권력 재생산을 위해 티켓영업을 활용하고

다방종사여성을 조직하고 있다.지역 여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다방종사여성

과 자신을 구별짓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공간에서 다방종사여성과 공

존이 가능해진다.특히,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상 지

역 주민 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비가 미덕으로 발휘되고 있으며 지역공

동체는 소비를 통한 경제공동체로 변화하면서 성인 남성을 위한 유흥 공간으

로 구조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등 성매매의 지형은 개별적인 부

부,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의 상호 관계 하에 있으며 지역 주민

들의 일상생활문화가 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



101

조와 남성 중심의 친족 공동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피리마을은 과거 전형적

인 농어촌 마을에서 관광,성산업 중심의 ‘소비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피리마을은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티켓

영업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계기가 주어졌으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티켓영업으로 인한 가족해

체는 문제적이지만 티켓영업 자체는 문제시하지 않는,즉 티켓과 성매매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이 강화되었다.이러한 지역 주민의 인식은 티켓영업

과 성매매/가족해체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 실제적으로 확고히 구분되는 것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남성과 관광객 등 외부남성,나이 많은 다방종사

여성과 젊은 단란주점 여성을 이분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다시 말

해 관광객 등 외부인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지 지역 남성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티켓영업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성매매는 지역공동체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이분법적 인식은 지역주민들

의 티켓영업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지

로써 유흥성산업에 대한 수용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망으로 이어

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티켓영업도 괜찮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티켓영업 등 상권의 수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티켓영업의 주 수요층은 지역 내부 남

성들이며 이들에 의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특화 산업화되어 있다.

오늘날 피리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티켓

영업 등 성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유지가 앞

장서서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때문에 지금의 피리마을의 티켓영

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과 외부 자본에 대한 비판과 함

께 비판의 방향을 내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는 현실에서 미미하지만 지

역 주민들 사이에 저항과 변화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변화의 구체

적인 모습을 발굴해 냄으로써 지금 어디로,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지역개발

과 발전에 대한 욕망을 멈추고 공론의 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논

의의 장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도시 지역과 성판매여성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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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관련 연구들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농어촌 지역과 지역 주민의 경험으

로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성매매 연구와 지역 연구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접근으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제주지

역의 성매매 지형과 각 사회적 조건 간의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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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titutionTerrainatJeju'sRuralAreainthelocalContext

-throughtheexperienceofInhabitantsandFemaleTeahousesWorkers

of'Piri'VillageintheCourseofCommunityDevelopment

Kang,KyungSook

DepartmentofWomen'sStudies

TheGraduateSchool

EwhaWomansUniversity

ThepresentstudyselectsPiriVillagewheresexualindustryis'special-

industrialized' with ticket-selling teahouses,and intends to analyze the

prostitutionterrainatJeju'sruralareainthelocalcontext.Particularly,this

studyexamineshow economicandsocioculturalconditionsofthecommunity,

influenced by the community development, would construct a sexual

industry-orientatedvillagebyinvestigatingtheexperienceofinhabitantsand

theFemaleTeahousesWorkers.

Previousresearchhasfocusedonprostitutes'experience,morespecifically,

intermsoftheircountryandethnicity,theexploitativestructureofsexual

industry,andtherelationwithmaleclients.Therehavebeenfew studieson

theexperienceofinhabitants,localresidents.Thus,previousfindingsare

insufficienttoexplaintheticketsalesmethodinPiriVillageandrelevant

culturalphenomena.Thisstudy accordingly examinestherelation between

localresidentsandthefemaleprostitutesofticket-sellingteahousesinthe

contextofeconomicandsocioculturalchangesfortheperiodofcommunity

development.Theresearchmethodemployedisthesurveytoinhabitantsand

theparticipantobservationduringthefieldwork.Researchfindings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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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First,the feature ofsexualindustry geomorphology in PiriVillage is

inspected.Thisvillageischaracterized,first,bythecoexistenceofresidents'

generalliving spaceand thecommercialcentralarea ofsexualindustry,

focusingonticketsales,and,second,bytheexceptionallyhighlandprices.

ticket-selling teahouses in this village take a differentemploymentand

businessmethodfrom otherregions,whichisexplicitsexualbusinesswithout

coffeedeliveryservice,freelancefemaleteahousesworkers,andthelong-term

exclusive relation between female teahouses workers and clients (male

residentscallthefemaleteahousesworkersa'secondarywife').Thefemale

teahouses workers's properties are also different;mostfemale teahouses

workersareabovethemiddleageandconsiderPiriVillageasaterminus.

Becausecommunityinhabitantsregardthefemaleteahousesworkersasafair

work,anddohardlydepreciateorstigmatize,femaleteahousesworkershave

atendencytobecomelocalresidents.Ticketsalesarenotsodifferentfrom

theheterosexualdating relationship and islikely to belinked to males'

'cheating'orthe family dissolution.Ifithappens,ticketsales can be

problematicforinhabitantsbut,in othercases,theticket-selling behavior

itselftendstobeacceptedbythevillage.

Second,the currentstudy investigates,first,the sexualized change of

economic condition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first- and the

third-industryorientedcommunity,and,second,theticketpurchasingbehavior

ofmaleresidentsinthecontextofasexuallyseparatedsystem inJeju.Piri

Villagewastransformedtoacomplexforcommercialagricultureandtourism.

Duetothat,males'economicpowerhasbeenimproved,ontheotherhand,

thevalueoffemalelaborhasdecreased,lettingfemalesdependondomestic

work. Because this village commercially specializes in livestock and

agriculturalindustrysuchascitrusfruits,theperiodtoshipproductsisthe

timeforenormousamountofcashflowsinthecommunity.Thus,atthat

time,inhabitantsarecapableofbuyingticketsforentertainment.Alongwith

theeconomicconditionlikethis,thesystem,sexuallydiscriminatingthelabor

typeandtime,hasbeenestablishedinJeju,whichallowslocalmale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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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urchasetheticketandtoenjoythefeminityoffemaleteahousesworkers.

Third,the tourism-oriented community development since 1980's has

fostered sexualindustry in Jeju,which has led to the change oflocal

communities.Bythecollusionbetweenthecentralandthelocalgovernment,

prostitutionandrelevantentertainmentbusinesshavebeenpromotedasapart

oftheJejutourism policy.Recently,aslocaleconomyissubsumedwithinthe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and as competitive relations are built

amonglocalgovernments,eachcommunityismakingeffortstoactivatelocal

economy.InthecaseofPiriVillage,ticketsalesfunctionasthecoreofthe

communityeconomyand,thus,inhabitantshaveareceptiveattitudetoticket

sale.Since pimps and female teahouses workers are now natives and

residents,ticketsalesaredirectlyrelevanttoinhabitants'livingaswell.Local

maleresidentsorganizefemaleteahousesworkersandutilizeticketsalesto

reproducetheirpower,localfemaleresidentsusethemarriageasamethodto

differentiatethem withfemaleteahousesworkersand,ironically,tocoexist.

Especially,the localcommunity,as a smallterritorialsociety,promotes

consumption,enforcesiteachother,istransferredtoaneconomiccommunity

with common financial interests, and, finally, becomes structured

entertainmentspaceforadultmalesonly.

Thepresentstudy hasmethodologicalcontribution becauseitextendsa

researchboundary.Previousstudiesmainlydealtwithprostitutes'experience

orurban areas ofprevious studies,whereas this study focuses on the

suburban residents and ruralareas,which is themixture ofprostitution

researchandlocalresearch.Thelimitationofthisstudyisthatthereisno

detailed analysis due to the macro perspective applied.Thus,following

researchshouldcontainmorevariousanalysesontheprostitutionterrainand

eachsocialcondition.Hopefully,futureresearchontheprostitutionwillbe

activatedinmorevariousfields.


	Ⅰ.서론
	A.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B.기존 논의 검토
	C.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1.연구방법과 연구과정
	2.연구참여자의 특성


	Ⅱ.피리마을의 배경
	A.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
	B.친족체계와 마을공동체-‘&#44456;당’문화
	C.가족제도-이혼과 축첩제(築妾制)
	D.마을의 권력구조

	Ⅲ.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
	A.티켓영업 중심의 성산업과 상권 구조
	1.성매매 지형 내에서 티켓영업의 구조
	2.다방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티켓영업과 지역의 상권 구조

	B.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및 영업 방식의 차이
	1.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아가씨 장사’와 다방여성의 프리랜서화
	2.‘족은각시’로 호명되는 다방종사여성과 장기적,독점적 단골장사
	3.중장년층의 다방종사여성과 다방종사여성의 주민화

	C.티켓영업을 성매매와 구분하는 지역 주민의 인식

	Ⅳ.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여가/놀이문화의 성별분리체계
	A.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과 티켓영업다방의 번성
	B.지역 남성의 연령에 따른 티켓구매 양상의 차이
	1.노년층 남성의 일상적인 ‘티켓구매행위’
	2.젊은 남성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의 장으로써 티켓영업

	C.지역개발을 통한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성별분리체계
	1.지역개발과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
	2.성별분리체계와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로써 티켓구매
	3.다방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는 지역 남성


	Ⅴ.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의 변화
	A.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대한 욕망
	B.지역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
	1.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티켓영업:업주의 토박이화
	2.지역여성의 다방종사여성과 구별 짓는 방식
	3.지역남성의 로비 창구로써 티켓영업과 다방종사여성의 조직화

	C.소비를 통한 상부상조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Ⅵ.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