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598-2033
eISSN 2233-5706

J. Korea Inst. Build. Constr. Vol. 16, No. 5 : 471-477 / Oct, 2016

http://dx.doi.org/10.5345/JKIBC.2016.16.5.471           www.jkibc.org

471  

건설업 이미지 변화 비교 분석 및 개선 전략

Trend Study on Imag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Its Improv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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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2)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very important to supply th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n Korea. However, the

im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are negative in actual. In addition, the studies to improve the im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up to now have a limitation to research the images about that time. So, in this study, the authors examined

and analyzed the peoples’ trend changes of the im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with ti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ve im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about the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y and the future prospect are

diminished. And it is revealed that the negative im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about the morality are decreased, too.

The authors proposed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im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by the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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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건설업은 1970년대 경제성장기부터 국민 생활과 국

가 산업의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한 국가적 기반 

산업이다. 하지만 건설업의 이미지는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낮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1,2]. 이러한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젊은이들

의 건설업 기피 현상, 건설업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의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

를 연구하여 이미지 향상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3,4],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5], 건설업 이미지 영향요인 

연구[6]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업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건설업의 이미지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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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변화하였

다. 실제로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은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로 22.8%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14.7%까지 하락하

였다[7]. 이처럼 건설업의 국가 경제비중이 변화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이 건설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이미

지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모두 

당시의 이미지만 조사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 후 

건설업 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

지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하였다. 또한 현재의 건설업 이미지와 비교하기 

위한 시기는 1990년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가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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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중이 높았던 시기가 1990년대이므로 이때를 기준으

로 비교하면 건설업 이미지 변화를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건설업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문헌고

찰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Lee and Kim[1]이 1995

년도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설업 이미지를 분석한 연

구를 수행한 것을 파악하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5년과 현

재(2016년)의 비교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얻기 위하여 21년 

전 수행한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 

표본 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400개의 설문결

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와 

과거의 결과의 비교분석을 위한 t-test는 엑셀의 함수기능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Lee and Kim[1]의 보고

서에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t-test를 실시하

기 위해서이다. 

2. 건설업 이미지

2.1 건설업 이미지

이미지는 한 개인이 특정대상에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이며, 이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 중 신념, 

태도, 의도를 형성하는 평가기준에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이러한 이미지의 개념을 건설

업과 연계시키면 건설업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 이미지는 건설 종사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건설

에 대해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 태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는 개별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부적으로는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고 외부적으로는 유능한 신규인력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

[2]. 따라서 건설업 이미지는 직업만족도와 신규인력 유입 

측면에서 건설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2 건설업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고찰

건설업 이미지의 중요성 때문에 국내에서 건설업 이미지

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건설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크게 분류하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1,2,5], 건설

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6], 건설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연구[2,3], 

건설업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8,9,10]이다. 정리하

면, 과거에는 건설업 이미지를 분석하여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건설업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수행되

었다. 홍콩에서는 건설업 이미지를 향상시켜 신규인력을 유

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11], 대만에서는 건설업 

성과에 사회적 책임이 미치는 영향을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

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2]. 이처럼 해외에서도 건설업 이

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대부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미지 변

화에 대한 분석 없이 그 시대의 이미지만 조사하였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건설업 이미지가 변화한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건설업 이미지 변화 비교 분석

3.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1995년에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건설업 

이미지가 2016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 방법은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에 속하

며, 세부적으로는 구성원은 변하지만 동일한 모집단에서 상

이한 표본을 상이한 시점에 조사하는 경향연구(trend 

study)라고 할 수 있다[13]. 

Category Factor

1995 2016

No
Ratio

(%)
No

Ratio

(%)

Sex
Man 250 50.3 200 50.0
Woman 247 49.7 200 50.0

Age

20～29 138 27.8 100 25.0
30～39 129 26.0 100 25.0
40～49

230 46.3
100 25.0

Over 50 100 25.0

Education

Middle school 50 10.1 30 7.5
High school 223 44.9 193 48.3
College 50 10.1 43 10.7
University 158 31.8 133 33.2
Over Master 16 3.2 1 0.3

Job

Own business 124 24.9 42 10.5
Housekeeper 123 24.7 56 14.0
Student 61 12.3 40 10.0
Blue worker 55 11.1 106 26.5
White worker 119 23.9 138 34.5

Others 15 3.0 18 4.5

Table 1. Summary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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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actor
1995(A) 2016(B)

B-A (p-value)
Mean (St.d) Mean (St.d)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y

Contribution to economy growth 1.27 (1.70) 1.23 (1.42) -0.04 (0.70)

Contribution to employ growth 1.12 (1.16) 0.90 (1.42) -0.22 (0.01)*

Contribution to other industry development 1.24 (1.45) 0.89 (1.20) -0.35 (0.00)*

Contribution to foreign currency earning 1.67 (1.46) 1.31 (1.37) -0.36 (0.00)*

Contribution to

society

Contribution to local society development 0.94 (1.61) 1.08 (1.36) 0.14 (0.16)

Service to society -0.27 (1.55) 0.31 (1.34) 0.58 (0.00)*

Contribution to culture -0.20 (1.65) 0.59 (1.42) 0.79 (0.00)*

Morality

Faulty construction -1.57 (1.50) 0.09 (1.61) 1.66 (0.00)*

Collusion -1.51 (1.64) -0.24 (1.68) 1.27 (0.00)*

Real estate speculation -1.59 (1.72) -0.49 (1.70) 1.10 (0.00)*

Bribe -1.99 (1.52) 0.95 (1.42) 2.94 (0.00)*

Guarantee of reasonable profit to sub-contractor -0.33 (1.92) -0.30 (1.62) 0.03 (0.80)

Favorable

impression on

the workers

Trust in worker -0.58 (1.56) 0.13 (1.28) 0.71 (0.00)*

Activity of worker 1.17 (1.52) 1.23 (1.41) 0.06 (0.54)

Attractiveness to worker 0.13 (1.65) 0.53 (1.24) 0.40 (0.00)*

Suitability for partner’s job 0.41 (1.56) 0.31 (1.39) -0.10 (0.31)

Future prospect

Prospect of growth 1.17 (1.50) 0.54 (1.23) -0.63 (0.00)*

Prosp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1.24 (1.57) 0.64 (1.41) -0.60 (0.00)*

Prospect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0.50 (1.65) 0.36 (1.42) -0.14 (0.17)

Prospect of high technology industry 0.06 (1.89) 0.66 (1.55) 0.60 (0.00)*

Prospect of increasing in winning overseas contract 0.83 (1.68) 0.63 (1.55) -0.20 (0.06)

Table 2. Result of T-test about a variation to image of construction industry

이를 위해서 Table 1과 같이 1995년에 조사한 연구를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비율을 파악한 후 이 비율과 유사하

게 본 조사의 성별과 연령을 할당한 후 설문을 조사하였다. 

1995년 조사는 서울시민 4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

는 50.3%, 여자는 49.7%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여자 비율을 50%로 동일하게 할당하였다. 또한 연령을 기준

으로 살펴보니 1995년 조사는 20대 27.8%, 30대 26%, 40

대 이상 46.3%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40대 이상을 40대와 50대 이상으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20

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모두 25%로 할당하였다. 교육정

도와 직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육정도와 직업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할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별로 할당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

다. 저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경북이므로 설문은 

대구경북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5년

도와 동일한 규모인 500부 정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설문조

사 과정에서 30대 여성에 대한 설문이 목표보다 잘 이루어지

지 않아 30대 여성을 기준으로 나머지 성별과 연령에 대한 

응답자 비율을 맞추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Table 1과 

같이 400부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하게 되었다. 

본 조사의 설문문항은 1995년에 Lee and Kim[1]의 연구

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 국민

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는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Lee and Kim[1]의 연구에서는 이미지 조사에서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 차별법을 이용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5개 분류(국가경제 기여도, 사회적 공헌도, 

종사자 호감도, 장래성 및 도덕성) 26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3, -2, -1, 0, 1, 2, 3)로 조사하였다. 

3.2 비교 분석

1995년에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건설업 이미지가 2016

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

다. 또한 Lee and Kim[1]의 보고서에 제시된 1995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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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 2016 >

Figure 1. Comparison of image between construction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t-test를 실시해 통계

적으로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국가경제 기여도에 관한 이미지는 1995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적으로 경제성장 기여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고용증대 기여도, 타 산업 발전 기여도 및 외화획득 기여

도는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결과 p-값이 모두 0.05보다 작아 95% 신뢰수준에

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즉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건설업이 고용증대, 타 산업 발전, 외화획득 측면에

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1995년도에 비해서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성장에는 여전

히 건설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헌도에 관한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공헌도에 관

한 이미지는 1995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면이 증가된 것으

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 기여도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건설업이 사회적 

봉사활동 측면과 문화 활동 기여도 측면에서 1995년도에 

비해서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건설 회사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세 번째로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

에 관한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

과 관련된 건설업 이미지는 1995년과 비교하여 크게 긍정

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뇌물공여에 대한 이미지는 1995

년에는 가장 부정적(-1.99)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 조

사한 결과에서는 2.94 상승한 0.95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서 뇌물

과 관련된 관행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건설업 이미지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실공사, 담합 및 부동산 투기

와 관련된 건설업 이미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값이 여전히 0 또는 음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설업의 도덕성에 관련된 이미

지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청업체 적

정 이윤 보장에 관한 건설업 이미지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대형 건설업체

가 소규모 협력업체에게 갑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네 번째로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 종사자에게 가지고 있

는 호감도에 관한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과 비교

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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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자 신뢰성은 부정적(-0.58)에서 

긍정적(0.13)으로 상당히 향상(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되었다. 이는 건설업과 관련된 도덕성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감소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건

설업 종사자의 매력에 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배우자 직업으로서 적합성 이미지는 반대로 긍정적인 

면이 감소하였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가 대외적으로는 활동

적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잦은 근무지 

이동, 과도한 업무시간, 불규칙한 휴일 등으로 배우자로써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업의 장래성

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설업 장래성에 대한 이미지는 첨단산업 가능성을 제외하

고는 1995년과 비교해서 긍정적인 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성장 가능성과 기술 발전 가능성은 1995년에 

비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낮아졌는데(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이는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은 더 이상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영하

고 있다. 반면에 첨단 산업 가능성은 1995년에 비해서 긍정

적인 면이 향상되었는데(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 이는 건설업이 과거에 비해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건설업 이미지와 제조업 이미지 비교 변화

일반 국민들의 건설업 이미지가 1995년과 비교해서 2016

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설업 

이미지와 제조업 이미지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

하였다. 

Figure 1을 보면 1995년도에는 국가경제 기여도, 사회

적 기여도 및 종사자 호감도에 관한 건설업의 이미지는 제조

업 이미지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도덕성과 

장래성에 관해서는 건설업 이미지가 제조업 이미지에 비해

서 많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건설업 이미지와 제조업 이미지 결과

는 이러한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덕성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 모

두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이미지가 제조업의 이미지보다 더 

많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어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장래성의 경우는 도덕성과 다르게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긍정적이 이미지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이미지가 건설업의 이미지보다 더 

많이 긍정적인 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격차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건설업 이미지 개선 전략

본 연구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일반 국민들의 건설

업 이미지 변화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 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개선 전략은 건설업 이미지 변화에 대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것과 1995년에 비해서 이미지가 향상되기

는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건설업 이미지 개선 전략의 첫 번째는 건설업의 국가경제

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비록 1990

년대보다는 낮지만 건설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이미지 변화 비교분

석 결과 일반 국민들은 건설업이 고용증대, 타 산업 발전 

및 외화획득 측면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과거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설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여

전히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

로 홍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건설회사들이 기업 체질 개선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해서 도덕성에 관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건설업의 도덕성에 대한 부

정적 이미지는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건설업의 도덕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언론에서는 건설과 관련하여 담합, 부실시공 등 부정적

인 보도를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도덕성에 

대한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

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 체질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건설업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세 번째는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극적

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지 분석 결과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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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배우자 

직업 적합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의 처

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여가시

간 확보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

조해 홍보해야 한다. 이미지 비교분석 결과 일반 국민들은 

건설업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물론 건설업의 전망이 과거만큼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설업은 여전히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건설업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과 같은 분

야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매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설업

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 

6. 결 론

건설업의 국가 경제비중이 변화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가지고 있는 이미

지 중 고용증대 기여도, 타 산업 발전 기여도, 외화획득 기여

도, 성장 가능성, 기술발전 가능성은 1995년과 비교해서 긍

정적인 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봉사활

동, 문화 활동 기여도, 부실 공사, 담합, 부동산 투기, 뇌물 

공여, 종사자 신뢰성, 종사자 매력성, 첨단 산업 가능성은 

1995년과 비교해서 이미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이미지와 비교해도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설

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된 일반 국민

들의 건설업 이미지 경향 비교분석을 통해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본 전략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건설관련 단체

의 구체적인 건설업 이미지 향상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요 약

국내 건설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의 기반 시설을 제공

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건설업의 이미지는 부정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 이미지를 개선

하기 위한 연구는 모두 당시의 이미지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국가

경제 기여도, 장래성에 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성 측면에 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경향 연구, 이미지 변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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