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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산업피로 요인 분석

김 순 진  *

강 경 식 **

1. 서 론

  사회의 경쟁 인 구도와 자기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시 에서, 근로

자들의 스트 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시 에는 맞벌이 부부가 요구되어 부

부가 직장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자녀까지 있는 근로자는 퇴근 후에도 

휴식 시간 없이 가사노동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하루 24시

간  수면상태 이외에는 자신을 한 휴식시간이 거의 없으며 과다한 스트 스로 인

한 피로로 정신 , 육체 으로 받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80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 이후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2,700시간 에 이르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97

년에는 2,400시간 로 었고, 1999년 다시 조  늘어났었으나 2000년  들어 다시 내

림세가 나타났다. 2005년도에 2341.2시간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2294.4시간으로 감

소하여 2006년도 에는 근로시간이 2005년보다 무려 46.8시간 어 가장 큰 폭으로 

어들었다(노동부, 2006). 장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며, 높

은 산업 재해율을 나타나게 한다(이병철, 2004).

  병원 일차 진료에서 피로는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피로에 한 

역학  조사에 의하면 한 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 증상 , 피로는 6번째로 흔한 증상이며 빈도는 6.2%(6개월 이상의 만성 피로는 

3.3%)로 알려진 바 있다(신호철, 최창진, 송상욱, 최환석, 1993). 

  만성피로를 주소로 내방하는 환자  20~40%는 기질  질환을 갖고 있고, 40~45%

는 1차 으로 정신  원인에 의해 피로가 온다. 기질  원인은 만성감염, 악성종양, 결

체조직 질환, 내분비 질환, 신경 근육질환, 1차성 수면장애, 약물이나 알코올의 의존, 

혹은 남용 등으로 피로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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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는 의학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학 , 경제학 , 사회학  측면에서도 한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들의 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부 응 등을 

래하여 생산성을 하 시키고 의료이용을 증가시켜 결국은 사회  비용을 증가 시킨

다(Winningham 등,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산업피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피로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2. 이 론  고 찰

  피로는 거의 75년 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기의 연구는 1차  동안에 시행되었

으며 연구자들은 산업장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어서 피로의 향을 연구 하 고, 

인간공학 특히 산업장의 한 생산성이 요하 던 군수산업에 을 두어 연구를 

하 다. 

  유사하게 2차  동안에 연구자들은 ‘ 쟁의 향’에 심이 되는 활동에 을 

두어, 비행사의 숙련된 수행에 있어서의 피로의 향을 조사하 다. 이러한 역에서 

연구는 Pearson (1957)이 비행사를 한 fatigue checklist를 개발할 1950년  까지 계

속되었다. 일본산업 건강 회의 일본 산업 피로 연구 원회는 일본에서 피로의 향

에 한 인간공학 연구를 시행하 다. 피로 자체는 질병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Pickard-Holley, 1991) 주 인 느낌이다(Nail & King, 1987).

  김윤진과 이상엽(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년 직장남성의 다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로정도가 심해지면 우울, 불안, 스트 스가 증가한다 하 다. 한겨 (2004)에 

의하면 한국노동안  보건연구소와 인제 에서, 2003년 도시철도 근로자 1,212명을 

상으로 조사한 ‘도시 철도 근로자의 건강 실태 보고서’에, 조사 상자의 45.2%가 만성

피로 증상에 시  달리고 있으며, 48.2%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Nelson과 Bartley(1968)는 성피로는 질병이 아니라 가역 인 생체변화로서 건강장

애의 경고 반응이라 하 으나 작업에 수반하여 장기간 된 피로는 비가역  성격

을 지님으로서 생산성의 하뿐 아니라 재해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하 다.

  허 구(1994)는 생산직 여성 근로자, 병원, 은행  보험회사의 사무직 여성 근로자, 

보험  외 업종의 여성 근로자, 여 생, 주부를 상으로 다양한 연령분포와 직종을 

상으로 피로자각 증상  요인별 피로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피로자각

증상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  자각 증상에서는 ‘ 이 피로하다’ 74.8%, ‘ 신이 노곤하다’ 69.4%, ‘하품이 나

온다’ 62.4%, ‘졸립다’ 57.6% 등의 순 고, 학생들의 피로증상 호소율이 모든 항목에

서 타군보다 월등이 높게 나왔다. 신경계 자각증상에서는 ‘허리가 아 다’ 57.0%, ‘머리

가 아 다’ 56.4%, ‘어깨가 결린다’ 54.6%, ‘기분이 안 좋다’ 5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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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로의  원 인과 정 도 에  한 분석

  Costill(1986)은 피로의 원인을 사 작용에 의해 탄수화물을 비롯한 에 지원의 소

모, 사성 부산물의 농도가 증가하여 피로물질의 축 , 추신경의 피로 등에 의해 

발생되며, 운동 에는 조직에서의 산소 수요가 부족하여 무산소성 해당과정으로 에

지를 얻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젖산이 축 되어 피로가 발생한다 하 다.

  허 구(1994)는 산업피로를 작업의 강도와 양, 작업시간과 작업에 있어서의 자세, 작

업환경 등 외 요인과 체력부족, 신체허약, 작업성의 결합, 작업의욕 상실 등 내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재해 발생과 건강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일반  특성별 직업만족도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

며 연 에서는 액이 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불만족인 것으로 보 다.

  피로정도 분석에서는 연령 가 낮고 학원이상 나왔으며 연 이 4000만원이상일 

경우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피로정도는 연령 가 높고 학원 이상의 학력이며 

연 은 4000만원 정도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직업 만족도에서 식습 은 규칙 으로 하루 3회, 운동습 은 규칙 으로 주 1-2회,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 정도 한 불

규칙 인 식습 과 운동습 , 그리고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작업만족도에서 작업실의 환경조건의 경우 환경 조건이 나쁠수록 직업 만족도가 불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성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작업숙련도의 경우 본인의 작업 숙련도가 낮은 경우일수록 직업 만족도

가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담당 환자수의 경우 환자가 무 거나 무 많은 

경우에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 정도 분석에서 작업실의 환경 조건은 나쁠수록 피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업  성 한 불만족일수록 피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작업숙련도는 정도의 숙련도가 되었을 때 피로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담당 환자수의 경우 10명 미만의 경우가 가장 피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에서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의 계에 있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로정도에 있어서는 계에 상 계가 없음이 분석 결과에 

나타났다.

  피로에 한 처에 해 11가지 항목으로 나 어 측정하 다. 부분의 응답자는 

힘든 일과 작업, 휴식의 조  그리고 운동이나 스트 칭 실시에는 부정 인 시각을 보

으나 작업 환경, 양 섭취, 수면, 여가활동 투자, 지식 교육 실시면에서 정 인 면

을 보 으며 피로 자체에 처하는 요한 것은 정 인 시각을 갖는 것이 요하다

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신체부 별 피로도에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깨, 뒷목, 허리, 등 

부  순서로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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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답자의 신체부 별 피로도에 한 설문 분석그래

4 . 결 론  제 언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에 소재한 학병원 임상간호사 340명을 

상으로 작업 시의 피로도를 설문 조사 하 다.

  일반  사항, 작업 상태와 조건, 피로에 한 지식, 임상 간호사가 자각하는 피로도, 

신체 부 별 피로도, 역별 기능과 업무 스트 스, 피로에 한 처 7항목에 하여 

설문 조사 하 다. 특히 임상 간호사가 자각하는 피로도에서는 어깨. 뒷목, 허리, 등 순

으로 나타났다.

  신체를 두부/얼굴, 근육, 부 로 나 었을 경우 근육부 가 가장 피로를 자각하

는 부 로 나타나 본 논문이 근육부 에 한 피로 방, 회복,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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