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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계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마약범죄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 왔으나, 

마약 유통·사용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의 한계로 관련 범죄 발생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UN은 마약류 사범수를 기준으로 마약 청정국을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 함.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됐으나, 2016년 마약 사범수는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조사되어 마약청정국의 명성을 상실한 지 오래임

  마약류 범죄 관련 특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과거엔 마약류 투약자가 대

부분 30~40대였으나, 최근엔 20대 투약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임. 또, 마약류 유통구조가 SNS, 인터넷 등에 의해 더욱 복잡·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박동균 외, 

2019)

  현재까지의 추세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의 노출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약류 확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

향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제주지역의 마약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마약범죄 대응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마약범죄 관리 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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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나라
2.1.1. 마약류사범 일반 현황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함

   -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코카인, 헤로인, 몰핀, 펜타닐, 페티딘 등 총 133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암페타민, 케타

민, 바르비탈,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272종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수지, 칸나비놀, 칸나비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총 4종이 해당함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수는 2018년 12,613명이었으나, 2022년 18,395명으로 조사되었음(<표 1> 

참조). 즉, 마약류사범 수는 5년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냄

  마약류로 구분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12,035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마사범(3,809명), 마약사범

(2,551명) 순으로 나타났음(2022년 기준)

  또, 마약류 유형별 사범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대마사범이 가장 큰 폭(약 148%)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표 1> 참조)

   -  마약류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2022년 사범 수는 5년간 약 148%(대마), 74%(마약), 25%(향정신성의약품) 증가하였음

<표 1>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마약류 유형별)

연도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합계(명)

2018 1,533 1,467 9,613 12,613

2019 2,629 1,804 11,611 16,044

2020 3,212 2,198 12,640 18,050

2021 3,777 1,745 10,631 16,153

2022 3,809 2,551 12,035 18,395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Ⅱ.  우리나라와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



5 

 정책이슈브리프 Vol.384․2023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2.1.2.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형별 현황

  마약류 범죄는 유형별로 밀조(제조), 밀수, 밀매, 밀경(재배), 투약, 소지, 기타 등으로 구분함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사범 수는 투약(8,489명)이 가장 많으며, 밀매 3,492명, 기타 2,272명, 밀경 1,712명 순으로 

나타남(2022년 기준)

  또, 범죄 유형별 사범 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밀수 사범수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약 167%)으로 

나타났으며, 소지 사범수는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 범죄는 5년간 약 119%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범죄 유형과 달리 신종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냄

<표 2>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범죄 유형별)

연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명)

2018 8 521 2,763 1,026 6,177 1,081 1,037 12,613

2019 5 783 3,437 1,161 8,210 1,185 1,263 16,044

2020 9 837 3,947 1,805 9,044 1,115 1,293 18,050

2021 9 807 3,229 1,151 8,522 1,214 1,221 16,153

2022 6 1,392 3,492 1,712 8,489 1,032 2,272 18,395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2.1.3. 마약류사범의 일반 특성

  마약류사범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마약류사범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마약류 유형 중 마약 관련 사범 수는 남성과 여성 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약 36%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때 눈여

겨볼 부분은 여성 대마사범의 수가 5년간 약 257% 증가했다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단속 시 여성의 마약류사범 증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관리 시 

여성의 대마 접근성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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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마약류유형별, 성별)

연도

연도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 1,367 166 715 752 7,812 1,801 9,894 2,719

2019 2,283 346 926 878 9,258 2,353 12,467 3,577

2020 2,833 379 1,045 1,153 9,615 3,025 13,493 4,557

2021 3,322 455 993 752 8,020 2,611 12,335 3,818

2022 3,216 593 1,323 1,228 8,890 3,145 13,429 4,966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직업별 마약류사범 수는 순서대로 기타와 무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와 무직 유형

의 사범 수는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직업 유형은 약 35%, 무직 유형은 약 31%로 나타남(2022년 기준)

  직업별 마약류사범 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 직업유형이 약 34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회사원(약 113%), 유흥업(약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범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회사원 계층은 상대적

으로 직업이 안정적임에도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계층의 급증은 마약류

에 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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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직업유형별)

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무직 3,753 4,972 5,826 5,492 5,792

농업 426 406 553 287 461

도소매업 63 93 56 83 80

유흥업 104 151 126 94 202

서비스업 175 225 231 238 245

금융/증권 21 13 34 20 23

부동산업 32 19 25 38 46

노동 407 588 691 693 790

회사원 534 723 962 1,010 1,137

공업 126 206 278 246 174

건설 80 130 126 76 62

의료 98 130 222 156 165

운송업 98 109 88 75 84

가사 168 180 270 195 187

예술 43 49 62 72 66

어업 29 38 34 50 28

학생 123 241 368 494 543

직업미상 1,382 1,695 1,805 1,487 1,854

기타 4,951 6,076 6,293 5,347 6,456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마약류사범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18년 마약류사범의 주 연령층은 40대였으나, 2019년 및 2020년은 30대, 2021년과 2022년은 20대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20대 마약류사범의 비율은 약 32%, 30대의 경우 약 26%, 40대의 경우 약 15%인 것 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마약류사범 수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대는 약 174% 증가했으며, 30대는 약 57% 증가한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약 15%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5년간 현황을 비교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증가폭(약 236%)은 2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5세 미만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8년 1명에서 2022년 41명으로 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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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연령별)
(단위: 사범수(명)/인구 10만명)

연도 15세미만 15-18세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미상 합계

2018 1 70 72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2019 4 101 134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2020 2 160 151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2021 6 273 171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022 41 291 149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한편, 마약류사범 관련 특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량은 2020년 급감하다 202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관세청, 2021)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항공편 운항의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 등으로 

복잡·다양화되었기 때문임(관세청, 2021)

  최근에는 마약류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크게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음(강선우 의원실, 2022)

   -  마약류 유통 및 판매의 대부분(72.8%)은 익명성을 보장한 텔레그램을 통한 것으로 나타남

   -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전화함에 따라 마약류 거래의 공간은 인터넷과 SNS로 변화하고 있음

2.2. 제주지역
2.1.1. 마약류사범 일반 현황

  검찰 마약동향 통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총 마약류사범수는 대상 지역 11곳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검찰 마약동향 통계의 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 전북, 광주전남, 충북, 제주 등

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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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해보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수는 제주지역의 경우 대상 지역 중 10위

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의 마약류사범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냄

  그러나 5년간 인구기준 마약류사범수 추이를 살펴보면, 마약류사범 증가율은 제주지역이 대상지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은 2018년 대비 9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현황(총 사범수)

연도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2018 12,613 2,677 3,530 1,125 1,001 977 751 363 140 391 362 56

2019 16,044 3,607 4,931 935 1,156 1,193 923 538 226 468 419 89

2020 18,050 4,015 5,555 1,191 1,278 1,320 1,112 465 274 751 455 93

2021 16,153 4,044 5,407 880 988 1,015 932 351 204 715 370 75

2022 18,395 4,640 5,559 1,159 1,215 1,279 1,042 559 274 778 526 113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표 7>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현황(인구 10만 명당 사범수)

연도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2018 24.34 27.41 22.02 32.69 22.10 19.01 19.11 23.52 7.62 11.70 22.64 8.39

2019 30.94 37.07 30.44 27.39 25.63 23.37 23.43 34.90 12.42 14.07 26.19 13.26

2020 34.83 41.53 33.93 35.11 28.55 26.10 28.22 30.14 15.19 22.75 28.42 13.79

2021 31.28 42.53 32.74 26.27 22.27 20.25 23.63 22.81 11.42 21.84 23.16 11.08

2022 35.76 49.21 33.58 34.93 27.67 25.76 26.36 36.38 15.48 23.95 32.98 16.66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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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그림 1>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추이(총 사범수)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그림 2> 지역별 마약류사범수 추이(인구 10만 명당 사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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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그림 3> 지역별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증감률 비교(인구 10만 명당 사범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제주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그림 3> 참조)

   -  전국 평균과 대비하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수는 2018년의 경우 34% 수준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47% 수준으

로 나타났음

  특히,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총 사범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전남, 제주, 

전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특성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지역에서 사범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주지역의 마약범죄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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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요 특성

  본 고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 범죄유형 트렌드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마약류사범 관련 

특성을 살펴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에 관한 국민인식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음. 그 

결과를 살펴보면, 타지역의 인식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인식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약류에 관한 국내 국민인식도는 2020년 78.7점, 2021년 80.1점, 2022년 81.0점으로 조사되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는 2020년 83.1점, 2021년 81.6점, 2022년 75.5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내 마약류 범죄 유형별 현황과 달리 제주지역은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기본

소득당, 2022)

   -  2022년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하였으나, 제주지역의 2022년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106.5%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투약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제주지역의 2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추세는 국내 전체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본소득당, 2022)

   -  2022년의 국내 20대 마약류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20대 마약류사범 

수는 2021년 대비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제주지역은 관광지이자 섬지역으로 일시 체류객(관광객, 외국인 등)이 많은 지역임. 이에 

따라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총 마약류사범 중 7.1%인 것으로 나타났음(기본소득당, 2022)

   -  일례로, 2022년 1월에는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된 바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려는 폭력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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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마약범죄 정책 고찰

  전세계적으로 마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마약류범죄 근절과 이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세계마약 보고서 2023'(2023.06.25.)에 의하면, 2021년 2억 9,600만명이 넘는 사람

들이 세계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바 있음

   -  2021년 마약 사용자는 10년 전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역시 10년 동안 45%(3,950

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마약 대국으로 알려져 왔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 중앙정

부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 규제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마약 및 향정신약 관리조례’, ‘대마단속법’,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등 4개의 법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 및 관리

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신종약물에 관한 이슈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

한 법률’을 통해 지정약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일본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 조례, 주요 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함

3.1. 조례
3.1.1. 현황 및 의의

  일본의 지자체 중 마약범죄 피해가 큰 지역은 마약방지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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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역사적으로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해왔음. 이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자체

에서는 마약 관련 조례 제정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총 47개 광역지자체 중 26곳이 조례 제정

  이때 지자체 조례에는 상위법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 규제대상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마약 안전관

리를 강화하고 있음

   -  일례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정약물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으

나, 성분이 비슷한 ‘지정 외’ 약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처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된 약물을 지사(知事)지정약물이라 함

3.1.2. 제정 사례

  2005년 일본의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쿄도(東京都)에서 약물남용방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일본에서 신종약물은 1995년부터 합법약물 또는 미규제약물로서 판매되고 있었음

   -  2003년 도쿄도의 ‘약물남용대책 관련 조사’를 통해 위법성분 발견 후 판매금지됨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이시가와현(石川県), 효고현(兵庫県) 조례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용도 이외에

는 흡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음

   -  효고현(兵庫県)은 2014년 기존의 규제대상을 넓혀 '신종약물'을 정의하는 조례를 규정함

  오사카부(大阪府）조례는 부청의 공무원과 함께 경찰이 위험약물(신종약물) 판매점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규정하였음 

  돗토리현(鳥取県)은 2013년 약물 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전면 시행하였음 

   -  사람에게 흥분이나 환각 작용을 미치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지사가 지정한 다음, 해당 물질에 관한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을 금지하고 별도의 벌칙을 마련하였음 

  또한 돗토리현은 2014년 전국 최초로 마약에 대한 ‘포괄규제’를 규정하고, 화학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약물의 제조부터 소지까지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음 

   -  돗토리현은 일본의 기존 지자체의 조례의 장점을 적용하여 신종약물에 대한 규제를 심화시킴 

  돗토리현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일본의 타 지자체는 규제 강화를 위해 지사지정약물이 아니어도 대마

나 각성제 등과 동등의 유해성이 있는 것을 ‘위험약물(신종약물)’로 정의하였으며, 제조 및 사용 전반에 

대한 규제를 확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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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을 포함한 약물을 ‘지사지정후보약물’로 지정, 해당 약물의 신고 의무화 등의 지자체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쿄도나 아이치현, 오사카부 등은 제조부터 소지, 사용까지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성분을 특정한 지사지정약물로 

한정하고 있음

<표 8> 마약대책 관련 일본 지자체 조례 사례

구분 내용

도쿄도 •일본의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약물남용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2005년)

와카야마현 

이시가와현
•유통시 용도 이외에는 흡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 의무화

효고현
•유통시 용도 이외에는 흡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의무화
•기존의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신종약물'로 정의하는 조례 규정(2014년)

오사카부
•오사카부청의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신종약물 판매점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최초 규정 

돗토리현

•약물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전면 시행(2013년)
•흥분이나 환각 작용을 미치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지사가 지정하고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의 금지 및 벌칙규정 마련 
•전국 최초로 마약에 대한 ‘포괄규제’를 규정하여 화학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약물의 
   제조부터 소지까지 금지’하는 조례 제정

3.2. 정책 사례
3.2.1.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정례화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은 성인 이후까지 영향을 미침. 이와 같은 문제는 인터넷,  SNS 등의 활성화로  

일본 지역사회에도 확산되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1997년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 바 있으

며, 5년마다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본 전략에는 약물남용에 관한 구체적 관리목표를 제시하며, 관련 현황, 문제점,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또, 관계부처

에서 강구해야 할 대책도 명시하고 있음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정례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모든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교보건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일본 초·중·고등학교는 체육과와 보건체육과

를 중심으로 특별활동, 종합 학습시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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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일례로, 강연회, 약물 의존증 예방교실, 길거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 위험성과 유해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노력

하고 있음 

3.2.2. 위험약물 긴급 단속활동 강화

  일본은 위험약물(신종약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2014년 7월 약물남용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위험약물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본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험약물의 실태 파악 철저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지정약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정

   -  지정약물 단속 강화(일제 입회검사, 집중단속 실시 등)

  긴급대책에 의한 조치에 따라, 위험약물 판매점포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규제 및 단속 대응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위험약물의 판매경로가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위험약물의 실태파악과 그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신속 정확한 

규제 및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전영실 외, 2017)

3.2.3. 마약 근절 홍보활동

  일본의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나 관계기관에서 마약의 위험에 대한 강연과 캠페인을 활발

하게 실시하고 있음 

   -  10월과 11월에는 마약·각성제 남용방지 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지자체는 마약중독자상담원, 마약단속관,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

여 약물남용자 치료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조언 및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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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한 마약근절 캠페인 포스터 예시(좌: 후쿠오카현, 우: 도쿄도)

3.3. 일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일본의 마약대응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련 법과 지자체의 별도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서는 신종약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에 따라 예방교육을 학교보건계획에 반영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둘째, 신종약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정약물 이외에도 지사가 지사지정약물로 지정하여 관리·단속

을 강화하고 있음

  셋째,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 마약단속 공무원은 지사지정약물 제조 및 판매장소에 입회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넷째, 지자체는 마약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중단하거나 행정명령 등의 권한

이 있음

   -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마약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자체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학생의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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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마약류사범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지 않지만, 최근 지역 내 투약사범 증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도는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2023.05.02.),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중독 

예방 캠페인 등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마약범죄 대응 사례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교육훈련기관 유치 및 지자체의 관리 필요

성에 대해 인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유치

  제주지역은 마약 유통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동안 마약 관련 문제가 널리 인식되지 못하였음. 

이에 제주도민의 마약류 인식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거래가 급증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제

주지역 내의 마약 투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는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10대와 20대의 마약 문제는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역사회 확산의 유인이 될 뿐만 아니

라 마약 중독으로 인한 2차, 3차 범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즉,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10

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전담하는 국내의 대표적 기관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할 수 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4월 보건복지부 인가를 통해 설립하였음

  다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광역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전남, 대전, 경기, 강원, 충북, 

Ⅳ.  마약범죄 예방 교육훈련기관 유치 
및 관리 상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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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 세종, 울산 지역에는 지부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재범율도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지역사회로부터의 근절과 범죄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라 할 수 있음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함. 이에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교육훈련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가칭))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확대 운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제주지부 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교

육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나갈 필요

<그림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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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판매점 단속 기능 강화

  최근 마약류의 접근성 및 제조·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마약류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마약류 문제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2차, 3차 범죄(절도, 강도, 살인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냄

  이와 같은 위험성은 마약 문제가 국제적 화두인 이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약류의 사전 안전관리 체제 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마약범죄는 검찰과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다는 특성이 있음. 즉, 마약범죄에 관한 심각성은 실제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과거의 마약범죄 암수율은 10배 정도로 추정했으나, 최근은 28~30배로 나타남1)

  마약범죄는 확산 전의 사전 접근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마약 근절을 지역사회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

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마약류 관리 기능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주도청에 마약류 판매점 등의 단속 기능을 보완할 필요

   -  현재 제주도청의 마약범죄 관련 업무는 마약류관리(약물 오남용), 중독질환 지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

   -  일례로, 일본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마약류 판매점 관리 후 마약류 판매점포가 급감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음

1) 이코노미스트(2023.04.18.)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대한민국은 어쩌다 ‘마약 공화국’이 됐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
ecn202304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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