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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의사소통 수 과 리자의 안 분 기

 공감이 산업재해 발생빈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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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 sample of 180 manag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organizations in Chungcheong and Southern 

Gyeonggi Province, we proposed that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 on safety issue will influence managers’ 

safety climate, empathy (safety climate), and eventually occupational accidents. The results supported 

our hypotheses, showing managers concern about their employees’ safety issue when the organization 

officially emphasize on safety issue. At the same time, it also tells that managers are emphatic on their 

employees regarding occupational accidents when it comes to safety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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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2000년 이후 어들고 있

지 않다[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2]. 그 에서도 견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해 소기업에서의 산업

재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4]. 이에 따라, 소

기업의 산업재해에 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

황이며, 산업장 자체 으로 산업재해 방을 

해 극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발

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경우 리자의 안 인

식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업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Seoul Shinmun, 2013]. 

1.2 연구의 목

Zohar[1980] 연구 이후 산업의 안 분야에 

한 연구는 safety climate에 한 원인  요인 

규명, safety climate과 안 성 혹은 safety cli-

mate과 안 사고와의 계에 많이 치 되어 있다 

[Ahn, 2005]. 이 에서도 safety climate에 한 

연구는 주로 조직 인 차원 즉 거시 인 차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인 요인 즉, 

미시 인 요인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다시 말해서, safety climate에 한 선행 연

구의 부분은 safety climate을 구성하는 요인 

 원인을 규명하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safety climate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에 해서는 많이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 은 safety climate을 구성하는 개별

이고 미시 인 각각의 요인 에서 ‘의사소통’

에 을 맞추고, 이 에서도 공식 이고 제도

인 의사소통이 산업재해를 이는데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증 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산업 재해 

산업 재해(Industrial accidents)란 작업장 내

에서 작업자가 물체, 물질 혹은 타인과 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작업 조건 등이 불안 하여 얻

을 수 있는 부상을 의미한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93]. 산업 재해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해 안  리나 산업 생 혹은 안  공학  측

면에서의 연구가 부분 이었고, 기계나 설비를 

직  다루는 작동자에 한 연구도 많았다. 산업 

재해 련 방정책으로 안 을 한 기술지도 

 산업 업무 환경의 개선 그리고 작업병  직

업병 방을 한 사업이나 작업자의 인식 개선

을 한 교육 제도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이와는 조 으로 개인 즉, 작업자의 행동을 개

선하거나 통제하여 안 을 추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Moon, 2013]. 이러한 시도는 작업자가 작

업장에서 안 인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어 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통 인 

처벌 주의 방식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Lee, 2001]. 

그러나, 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산업 재해가 

많은 요소들이 얽 서 나타났다고 볼 때 즉, 인

간의 불안 한 행동  이러한 불안 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여러 조건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

이 산업 재해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 이라는 

이 두되었다. 산업 재해가 단순히 작업자의 

실수라기보다는 리자가 원인 제공을 할 수 있

다는 경 리의 에서 산업 재해를 다루어

야 한다는 것이다[Moon, 2013]. 이러한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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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안 문화와 안 분 기에 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Moon, 2013]. 안 문화에 한 연구들은 

차 안 분 기에 한 연구로 심이 모아졌

으며, 산업 재해  안 에 한 최근의 동향은 

조직  환경  향을 강조하는 요인들이 심이 

되고 있다[Zohar, 1980]. Zohar[1980]의 안 분

기 요인 발견  척도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Hofmann과 Nucleus[1998]의 안 분 기와 안

소통의 매개 효과에 한 연구, Flin et al.[2000]

의 안 분 기 구성요소 추출에 한 연구, Neal 

et al.[2000]의 안 분 기의 요인, 안  지식과 

안 순응  참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다. 최근 들어 Ahn[2014]의 안 분 기 요인과 

사고 부분에 한 연구, Moon and Chang[2014]

의 경 자 몰입, 안 소통  안 활동/교육에 

한 연구 등이 있다. 

2.2 리자의 안 분 기  공감

안 분 기의 시 는 Zohar[1980]의 연구로 볼 

수 있는데, Zohar는 이스라엘 20개 공장 근로자

들에게 안 을 한 조직분 기를 측정하는 설

문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안

분 기의 구성요인을 제시하 다. Zohar가 제시

한 구성 요인은 a strong management commit-

ment to safety, the rank and status of safety 

officers, safety training, the existence of open 

communication link and frequent contacts be-

tween workers and management, a stable work 

force with less turnover and older workers, 

distinctive ways of promoting safety 등이다

[Zohar, 1980]. Brown과 Holmes[1986]는 안 에 

한 리자의 태도에 한 연구에서 구성원의 

지각, 안 행동과 승진과의 계, 작업장의 험

성에 한 구성원의 지각 등을 안 분 기의 핵

심요인으로 도출하 다. Dedobbeleer와 Beland 

[1991]는 안 에 한 리자 계층의 몰입과 안

 활동에 한 근로자의 심에 해 연구하

고, Flin et al.[2000]은 리자의 가치, 의사소통, 

안 실무, 교육훈련, 안 장치 등 5개 차원으로 

구성된 모델에서 안 에 한 리자의 가치  

정책에 한 근로자의 시각을 안 분 기로 규

정하 다. Gillen et al.[2002]은 안 분 기와 직

무요건  Union 가입여부가 근로자의 재해 정

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고, 분석 결과 노조

원과 비노조원 사이에는 안 분 기에 한 인

지도, 리자의 안 에 한 심도, 험작업에 

한 인식도, 안 에 한 교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 분 기에는 

리자의 근로자에 한 안 에 한 공감 행동

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공감 행동이란 다른 

이들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말

한다[de Vignemont and Singer, 2006]. 다시 말

해 리자들이 근로자들의 안 에 한 책임감

을 느낄 때 공감 행동이 같이 발 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2.3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조직 내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형태의 정보 달을 의미한다[Seo 

et al., 2010]. 의사소통은 조직원 모두가 조직 내

에서 경 활동을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고,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소통한다. 조직 

내 안  련 정책과 차가 산업 장에 있는 

근로자의 안  수칙 즉, 안  행동으로 이어지는 

요한 매체가 한 의사소통인데, 이것은 공식

인 의사소통과 비공식 인 의사소통으로 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에서도 리자의 

공식 인 의사소통에 을 맞추었다. 한 이

러한 맥락에서 보면 공식 인 의사소통의 효과

가 산업 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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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Communication 3.49 0.80 1.00 5.00

Safety climate 4.07 0.51 2.33 5.00

Accident 2.39 0.97 1.00 5.00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N = 180)

 Endogenous variable    Exogeneous variable RW SRW S.E C.R.(p) SMC

Safety climate .238

Communication .314 .488 .042 7.487(.000
**
)

Accident .025

Communication -.210 -.174 .103 -2.051(.040
*
)

Safety climate .079 .042 .159 .493(.622)

<Table 2> Estimates and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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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지 알아보는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한 기존 연구로 본 연구가 특히 주

목해야 할 연구로 Seo et al.[2010]의 연구인데,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  의식과 안  행동

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했다. 그리고, 산업 

안 에 련된 제도 이거나 공식 인 의사소통 

기구로는 노동조합, 산업안 보건 원회, 노사

의회 등이 있다.  

3. 연구가설 및 표본

3.1 연구가설

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모

형  가설은 다음과 같다. 

Hypothesis 1 : 의사소통의 공식화 수 은 산업 

재해의 발생빈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 2 : 의사소통의 공식화 수 은 리

자의 안 분 기  공감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 3 : 리자의 안 분 기  공감은 

산업 재해의 발생빈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표본  자료수집

경기도 남부  충청도 지역에 소재해 있는 종

업원 수 300명 이하의 소기업에 재직 이거

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안   보건 업무를 맡

았던 리자와 CEO를 상으로 총 250부의 설

문을 배포하 으며, 회수된 총 190부의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180부를 

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4. 가설 검증 및 결과 분석

4.1 통계분석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SPSS22와 

AMOS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수렴타당

성과 내 일 성을 확인하고, 회귀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을 용하여 연구 가설의 합도를 

정하 다.

<Table 1>은 의사소통, 리자의 안 분 기, 

산업 재해에 한 평균과 표 편차이다. 

<Table 2>는 경로계수, 표 화 회귀계수(stan-

dardized regression weight), C.R.(p)값, 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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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Exogeneous 

variable

Direct effects

(Standardized

estimates)

p

Indirect effects

(Standardized 

estimates)

p

Total effects

(Standardized 

estimates)

p

Safety climate Communication .314(.488) .010* .314(.488) .010*

Accident
Communication -.210(-.174) .009** .025(.020) .644 -.186(-.153) .015*

Safety climate .079(.042) .662 .079(.042) .662

<Table 3>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
p < .05, 

**
p < .01.

Path　 Estimate Standard deviation p value Hypothesis Testing

Communication → Safety climate .314 .042 .000** H2 Accept

Communication → Accident -.210 .103 .040* H1 Accept

Safety climate → Accident .079 .159 .622 H3 Reject

<Table 4> Hypothesis Testing

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등을 

나타내었다.

모형에서 안 분 기는 의사소통(  = .314, p 

< .01)으로부터 유의한 향을 받았으며, 안 분

기룰 설명하는 설명력은 23.8%로 나타났다. 산

업재해에 해 의사소통(  = -.210, p < .05)은 유

의한 향을 주었으나, 안 분 기(  = .079, p = 

.622)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산업재해를 설명하

는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안 분 기를 내생변수로 할 경우 의사소통(  

= .488, p < .05)이 직 효과, 총 효과가 유의했다. 

산업재해를 내생변수로 할 경우 의사소통(  = -.174, 

p < .05)이 직 효과, 총 효과가 유의했으나,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리자의 안 분 기(  

= .042, p = .662)는 직 효과와 총효과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4.2 가설 검정

Hypothesis 1 : 의사소통의 공식화 수 은 산업 

재해의 발생빈도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p값이 유의수  

.05보다 작으므로 가설 1을 채택

할 수 있다. 

Hypothesis 2 : 의사소통의 공식화 수 은 리

자의 안 분 기  공감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p값이 

유의수  .05보다 작으므로 가설 

2를 채택할 수 있다. 즉, 공식

인 의사소통과 리자의 안 분

기는 정(+)의 계에 있다. 

Hypothesis 3 : 리자의 안 분 기  공감은 

산업 재해의 발생빈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p값이 유의

수  .05보다 크므로 가설 3을 채

택할 수 없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산업 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인재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

업재해가 상 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찾기 한 연구로, 이에 한 여러 선행 연

구들에서 산업 재해 감소에 유의한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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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분 기와 이러한 안 분 기에 향을 

미치는 공식 인 의사소통을 리자의 측면에서 

제시한 실증  연구이다. 연구 결과 공식  의사

소통은 리자의 안 분 기에 정(+)의 향을 

미치고(H2), 산업 재해의 발생 빈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H1)으로 나타났다. 리자의 

안 분 기에는 공감이라는 요한 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를 시사 으로 볼 때 리자가 

근로자들의 안 에 한 책임감을 느낄 때 그들

의 안  공감 능력이 확산되고, 이는 산업 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의 표본은 소기업의 리자들

을 상으로 하 는데 연구 분석 결과로 소기

업의 산업 재해가 많은 이유는 공식 인 의사소

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 재해가 빈번했던 소기업에서

는 공식 인 의사소통을 활용한 안 분 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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