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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 특성상 대부분이 시설물 공사에서 장비를 통한 

기계화 시공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하면 기계화와 

자동화 정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일반적으

로 인력 중심의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건설산업은 인

력 의존형 산업으로 건설현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능

력이 공사의 품질, 공기, 비용 등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의 상황은 건설기능 인력의 공급이 수

요에 미치지 못하여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젊은 인력들의 

3D (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기피 현상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기존 건설기능 인력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신규 기능인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기능

인력 부족 현상과 기능 수준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업계의 인력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

한 우리나라 인력의 대체 현상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물

론 외국인 대체 현상이 국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

족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외국인 작업종사자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다양한 직종

과 업무분장이 섞여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의

사소통과 협력 부제로 인하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측면에

서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Jeong, 2016). 실

제 현장에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능인력을 해외근로

자로 대체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기능인력의 고령화는 일

반적으로 작업 생산성 하락,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기능인력의 경우 기능 수준

이 국내 인력보다 낮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Park, 

2015).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요인은 건설업 특성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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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s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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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and a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the following main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t was found that supervisor’s capability,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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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observa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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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산업이나 운수업, 유통업, 제조업 등 타 산업과 비교하

면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의 재해가 중대한 재해형태를 보여 

인적 손실뿐 아니라 물적으로도 큰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작업종사자들이 작업일정보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

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문화와 및 작업환경에서 작

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작업에 필요한 관련 절차 및 행동

을 더욱 잘 준수하게 될 것이다(Choi, 2014; Lee, 2018). 실

제 현장에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능인력을 해외 근로

자로 대체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기능인력의 고령화는 일

반적으로 작업 생산성 하락,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기능인력의 경우 기능 수준

이 국내 인력보다 낮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Park, 

2015).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요인은 건설업 특성상 서

비스산업이나 운수업, 유통업, 제조업 등 타 산업과 비교하

면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의 재해가 중대한 재해형태를 보이

고 있어 인적 손실뿐 아니라 물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하

고 있다. 작업종사자들이 작업일정보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문화와 및 작업환경에

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작업에 필요한 관련 절차 및 

행동을 더욱 잘 준수하게 될 것이다(Choi, 2014; Lee, 2018). 

건설업과 같은 현장작업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의

식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

식들은 작업자의 안전을 준수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

국, 건설업 현장에서의 안전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Zohar, 

2003). 

안전의식이란 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시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나 행동력

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장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은 작업종사자 자신의 안전준수행

동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안전의식은 작업 현

장에서의 안전사고와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Clarke, 2000; Neal & Griffin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작

업현장에 있어서 조직 내 부정적인 안전풍토는 작업자에게 

안전절차 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하고, 작업 시 부주

의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

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이에 따른 작업자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 등 중대한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현장 사고 후 뒤처리 수습에

만 치우치고, 사후에 똑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는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 현장 안전사고 관련 연구 또한 안

전사고 현황 및 실태 조사에 그치거나 사고 예방을 위한 방

안제시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요인, 즉 관리시스템을 도출하고, 이러한 건설안전

관리가 작업자에 안전의식과 실제 안전준수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

우 제한적이다. 특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건설현장 

특성상 외국인이 많은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현

장 작업종사자들 외에 외국인 작업종사자들까지 포함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안전관리가 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과 안전

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전혀없다. 이에 

건설안전관리가 외국인을 포함한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과 안전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은 매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작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안

전관리시스템, 안전의식, 안전준수 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건설안전관리시스템과 작업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

준수 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건설안전관리 요인을 도출하고 나아가 작업자들의 안전

준수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둘째,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안전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준수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탄 제2신도

시 D건설, 세종시 LH공사(H건설), J건설, 청주시 L건설, D건

설, 안성시 LH공사(D건설), 천안 직산역 근방 H건설, 청주

시 H 산업개발 등 9곳의 공동주택현장에서 내‧외국인 습식

공사(견출, 할석, 할석미장, 수지미장) 건설기능공을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 직종별 10여 명씩 한 현장

에서 40명, 전체 375명과 상담을 하고, 매주 안전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취합하

고 현장 실무교육을 시행하였다. 경기 이남, 충청지역의 건

설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ㆍ외국인 건설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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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는 건설현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산업 업무에 수반되는 재

해의 최소화를 위해 기업 등 조직에서 수행하는 계획수립, 

시행, 통제 및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Lee, 2018). 특히,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비효율적

이고 비능률적인 핵심요소인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

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

인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건설사 안전관리시스템은 관리감독자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안전 교육, 건설재해 평가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Lee, 2014). 먼저, 관리감독자역량 요인은 

안전관리 감독 및 모니터링 능력을 의미하는데, 안전 시찰시 

작업 공간 위험도 인식능력,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로자

의 이해도 등을 관찰하는 능력, 안전 관련 사항 결정과 관련

한 근로자와의 상호 의사소통능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근

로자에게 피드백 재공 능력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사내 

건설안전관리 요인은 사내에 근로자가 건설 재해 우려 사항

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존재 여부, 보고시스템의 주기적

으로 검토, 그리고 건설 재해 우려 사항의 문제가 제기된 시

점부터 종료 시까지의 추적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안전 교육 요인은 안전교육 및 훈련의 주기적 실시 여

부,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도구와 장비의 정돈을 강조하거

나 현장 위험한 작업장소나 작업 기계의 철저한 점검 및 작

업자들에게 안전수칙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교육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건설 재해 평가 요인은 건

설 재해조사 시 적절한 기준에 의해 재해자에 대한 객관적

인 조사와 더불어 건설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

치와 함께 장기적인 방지 조치 시행, 건설 재해조사 후 회사 

내 징벌 절차이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Kim (2018)은 건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장

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업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 보건교육 및 건강 등의 모든 활동과 더불

어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사후처리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는 사업장의 대내외적 환경의 불안정

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직장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들이 

산업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리더십을 가지고 안전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하에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당해 사업장의 재해 예방대책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관리감독자의 선임 등을 의무화하

고 있다(Lee, 2014). 건설산업의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발생위험도가 높

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해

당 행정기관의 안전 관련 지도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

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에 대한 자격, 유지, 말소 등의 전

반적인 행정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등의 업무

는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율은 50

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의 약 10배에 육박하

며, 사망 만인율도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Lee, 

Song & Won, 2016). 즉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재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사업장의 

상황 등으로 인해 안전법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기 어려운 실정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건

설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또는 수년 이

상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여지

가 큰 실정이며,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도가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건설업 현장에서는 사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산업 분야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2.2 안전의식(Safety Consciousness) 

안전의식(Safety Consciousness)은 안전하고자 하는 본능

적인 마음의 자세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거나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적극적인 인지도이자 안전한 환경

을 위하여 대처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Lee, 2014). 또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효과적

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가치, 태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Forcier et al., 2001). 따라서 안전의식은 안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나아가 본능

적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는 의식이 곧바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와 더불어(Skinner, 1998), 반대로 의식이 직접적이고 실제

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Dijksterhuis & Bargh, 2001).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적

극적 안전의 개념으로서 대외환경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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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인간 생활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생존권도 위협받지 않는 

상태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는 소극적 안전의 개념으로

서 산업을 위한 피해나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이다. 근로자가 

취업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이란 구체적으로 위험이나 잠재

적 위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 또는 조건이

며, 위험을 느낄만한 절박한 위험 존재가 없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의 안전이란 재해나 위험 존재가 없고, 사람이 상해

로부터 위협받지 않으며, 물자의 손해나 손상을 입지 않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의 기본원리는 사고방지 차원에서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한 무재해 추구이다. 하지만 사고는 제

도적 불안전한 상태와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의 두 가지 불

안전요소가 여러 환경에 의해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

하기 때문에 이들 불안전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해 주면 사고

는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Jang, 2014). 이러한 불안전한 요

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은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

는 안전에 대한 인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Oh et al., 

2018).

건설업 분야 작업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로서 소속 회사 및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떨어

지고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또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일 근로시간이 유

동적이고, 건설 공기 마감에 따른 휴일 없는 출근과 업무로 

인한 피로 등으로 안전의식이 저하되기 쉽다. 또한,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재하도급 및 공종별 하도급으로 인해 안전

관리자의 숫자나 역할이 미흡하고 용역공사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등으로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와 안전관

리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Lee, 2016).

2.3 안전준수행동(Safety Observance Behavior)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

태 즉, 보다 안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결함이 없는 상

태를 말하는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은 특히 작업현장에서 수

행되는 업무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작업 전반에 있어서 작업

종사자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행하는 행동을 안

전준수 행동(Safety Observance Behavior)이라고 정의하고 

있다(Lee & Nam, 2017). Bird (1974)는 인명 및 자산에 대한 

재해는 근본적으로 기업 및 조직의 관리시스템의 문제이고 

재해 전에는 항상 재해가 발생할 직접적인 원인이 나타난다

고 보고 있다. 이것은 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 그 원인을 파

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Bird (1974)는 불안전한 행동과 외부 

환경적인 상태를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

로 보고 있다. 즉, 현장에서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 예를 

들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직접적 원인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을 지목할 수 있

지만, 작업현장에서 작업종사자가 안전모를 착용을 준수하

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작업종사자의 의식 정도 및 

인지 상태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사고의 기본원인은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조직 내 안전관리시스템

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작업현장에서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며, 실책이나 과실 등 

의도치 않은 실수(error)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

전관리에 대한 시스템 미비에 의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작업종사자가 작업 안전수칙을 제

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작업종

사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확보해주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

우, 동료 작업종사자의 사고 발생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안

전준수 행동이 미흡한 작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현

장 조직의 사고위험요인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그

러므로 작업종사자의 안전준수 행동과 현장에서의 안전사

고 간의 관계는 상호 부(-)의 관계가 존재하며, 조직적 차원

에서 안전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Neal and Griffin 

(2006)은 안전문화가 안전준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고를 예방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안전에 

대한 가치관이 작업현장의 안전한 분위기와 안전준수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안전에 대한 가치관 및 분위

기는 안전준수 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안

전준수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Park, 2011).

이러한 연구결과는 작업현장 조직 내 분위기를 통해 사고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조직 내 안전에 대

한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서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

지도가 높은 작업현장의 경우 작업종사자가 현장에서의 사

고나 재해의 원인제공 요인인 불안전 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작업현장 내 조직 안에서의 작업종사자의 안전준수 행동은 

안전을 위한 작업종사자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작업종

사자 속한 조직 내 안전문화, 즉 안전관리시스템에 많은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설계

3.1 조사대상 및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해서 동탄2기 신도시(2곳), 안성, 천안, 세종

시(2곳), 청주시(3곳), 지역의 9개 현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실무기사와 협력업체 실무자, 현장기능

공과 준기능공을 대상으로 총 4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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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건설현장 작업종사자들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총 설

문지 400부를 배포하였고, 이 가운데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

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자료 357부에 대

하여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시 응답에 응한 

조사대상 건설업 작업종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직접 자기기입법

에 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개

요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Outlines of the Survey

Contents

Objective of Survey
• 57 Construction site workers (Korean)

• 300 Construction site workers (Foreigner)

Period • 2019. 8. 1 ~ 2019. 9. 14 

Method • Questionnaire Survey (Likert 5 SCALE)

3.2 연구모형 및 가설 

3.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건설업 작업종사자가 인지

하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는 작업종

사자의 안전의식 변인과 안전준수 행동 변인을 설계하였다. 

건설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주로, 사내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교

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

고원인 분석 등의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재발을 위한 자료

로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설사 안전관리와 작업종사

자들의 중심에 서서 사고예방 및 안전행동을 책임지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변인의 경우 Lee (2014)

의 연구를 참조하여 관리감독자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

설안전 교육, 건설 재해 평가 요인 등 총 4개 요인으로 하위 

요인화하였다. 작업자의 안전의식 변인은 안전이해도, 안전

과 공정중요도, 안전규칙 엄격성 요인 등 3개 요인으로 구성

하였고, 안전준수 행동 변인의 경우 단일 요인화하여 연구모

형을 설계하였다.

3.2.2 연구가설

안전문화와 안전성과의 관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무사고

는 회사 안전성과에 매우 긍정적 요인이며, 근로자들의 안

전의식이 높을수록 재해율이 낮아지게 된다. 많은 연구에

서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작업종사자들의 의식은 작

업자들의 안전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와 반대

로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은 안전행동과는 반대의 개념

인 안전사고와는 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Clarke, 2010; Griffin & Neal, 2000; Hofmann & 

Steetzer, 1996; Neal & Griffin, 2006). 즉 조직의 부정적인 

안전문화는 체계적인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의 안전의

식이 부주의한 행동을 유발하고 따라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Neal et al. 

(2000)은 호주의 병원에서 30여 개 작업집단에 속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와 안전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를 

밝혀냈고, Mohamed (2002) 또한, 안전문화와 안전의식 간

의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성립된다

는 것을 밝혔다. Griffin and Neal (2000)은 안전의식을 안전

행동의 전제조건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의

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건설관리 감독자 역량은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

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사내 건설안전관리는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의

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건설안전 교육은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건설 재해 평가는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은 안전준수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준

수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H3

H1 H2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 Supervisor’s Capability

-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 Construction Disaster Evaluation

Safety Consciousness

- Safety Understanding

- Safety and Process Importance

- Strictness of Safety Regulations

Safety Observa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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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건설관리 감독자 역량은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

전준수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사내 건설안전관리는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준

수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건설 안전교육은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준수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4. 건설 재해 평가는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안전준수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도구 

3.3.1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건설사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총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관리감독자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 안

전교육, 건설 재해 평가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Lee (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각 하위 요인별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

렇지 않다’라는 경우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건설사의 관리감독자역

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 안전교육, 건설 재해 평가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3.3.2 작업종사자 안전의식

건설사 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은 3개의 요인으로 측정하

였으며, 안전이해도, 안전과 공정중요도, 안전규칙 엄격성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2014)와 Kim (2018)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고, 각 하위 요인별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건설사 작업종사

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3.3 작업종사자 안전 준수행동 

건설사 작업종사자의 안전준수 행동은 1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Kim (2019)의 연구를 참조하

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각 하위 요인별로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

을수록 건설사 작업종사자의 안전 준수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5.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을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이들이 인지하는 건설안전관

리시스템, 안전의식, 안전준수 행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을 수행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건설업 작업종사자가 인지하는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안전의식, 안전 준수 행동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넷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안전의식, 안전 준수 행

동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통계적 유의수준. 05 수준으로 수행되

었다.

4. 실증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인 국내 및 외국인 건설업 작업종사자 357명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먼저 고용 형태

는 한국인 작업종사자 15.9%, 중국(조선족) 64.7%, 중국(한

족) 15.9%, 필리핀 0.02%, 베트남 0.02%로 나타남으로써 중

국(조선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직종

의 경우, 견출 27.8%, 할석 33.8%, 할석미장 19.3%, 수지미

장 19.1%로 분포하고 있으며, 할석 직종이 가장 높은 분포

를 보인다. 경력의 경우 2년 미만 14.6%, 3년 이상~3년 미

만 28.3%, 3년 이상~4년 미만 25.5%, 4년 이상~5년 미만 

17.4%, 5년 이상 14.2%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ives

Number (Person) Percentage (%)

Nationality

Korean 57 15.9

China(Chosun) 231 64.7

China(Han) 57 15.9

 Philippines 6 0.02

Vietnam 6 0.02

Job Type

Gyeonchul 99 27.8

Halseok 121 33.8

Halseok Plastering 69 19.3

Suji Plastering 68 19.1

Career

Less than 2 years 52 14.6

2 years ~2 years 101 28.3

3 years ~4 years 91 25.5

4 years ~5 years 62 17.4

More than 5 years 51 14.2

Total 3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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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측정 문항의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가 0.5 이상인 경우 타당성이 있는 측정 문

항으로 보았다. 또한, 도출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

목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의 요

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인 항목은 없었

으며, 모두 0.5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여주었다. 추출된 요

인들의 총 분산 설명력은 약 59.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건설관리 감독자 역량’ 요인으로서 분산 설명력은 

약 15.3%, 요인 2는 ‘사내 건설안전관리’ 요인으로서 분산 설

명력은 15.2%로 나타났다. 요인 3은 ‘건설 안전교육’ 요인으

로서 분산 설명력은 14.3%, 요인 4는 ‘건설 재해 평가’ 요인

으로서 분산 설명력은 14.2%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analysis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Factor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α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Supervisor’s 

Capability

Factor2 .685 .272 .177 .164

.823

Factor3 .664 .256 .082 .195

Factor1 .637 .198 .083 .224

Factor4 .594 .252 .302 .116

Factor6 .584 .080 .220 .281

Factor5 .540 .337 .344 .169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Factor3 .251 .689 .258 .193

.830

Factor1 .174 .677 .218 .247

Factor2 .289 .624 .164 .267

Factor4 .298 .582 .066 .246

Factor5 .302 .518 .277 .345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Factor5 .208 .123 .761 .222

.853

Factor3 .072 .251 .741 .196

Factor2 .364 .073 .684 .206

Factor1 .163 .375 .574 .261

Factor4 .236 .490 .505 .122

Construction 

Disaster 

Evaluation

Factor3 .211 .248 .158 .774

.813

Factor2 .294 .153 .248 .694

Factor1 .225 .244 .360 .638

Factor4 .213 .351 .263 .616

Factor5 .234 .403 .131 .569

Eigen Value 3.203 3.185 3.008 2.991

Variance(%) 15.252 15.166 14.326 14.244

Cumulative Variance(%) 15.252 30.418 44.743 58.988

도출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과 작업자 안전의식, 그

리고 안전 준수행동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

기 위한 신뢰도 검증 결과, 건설안전관리시스템 변인의 경

우 Cronbach’s α값이, 관리감독자 역량 요인은 .823, 사내 건

설안전관리 요인은 .830, 건설 안전교육 요인은 .853, 건설재

해 평가 요인은 .813으로 각각 나타나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은 높은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자 안전의식과 안

전 준수행동 측정항목의 Cronbach’s α값 역시 .843, 그리고 

.808으로 각각 나타나 내적 일관성은 높은 항목으로 구성되

어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4.3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작업자 안전의식, 안전준수 
행동 수준

조사대상 건설업 작업종사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따라 건설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건설 안전교육 요인이 3.55점, 관리

감독자 역량 요인이 각각 3.47점, 사내 건설안전관리 요인이 

3.49점, 건설 재해 평가 요인이 3.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사내 건설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건설업 작업종사자

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al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Supervisor’s Capability 3.47 .75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3.49 .77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3.55 .79

Construction Disaster Evaluation 3.37 .68

4.4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건설업 작업종

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에 앞서,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과 작업종사자 안전의식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관리감독자 역량(r=.731, p<.001), 

사내 건설안전관리(r=.644, p<.001), 건설안전교육(r=.711, 

p<.001), 건설재해 평가(r=.656, p<.001) 요인 모두 작업자 안

전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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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안전 준수행동 간에도 관리감독자 역량(r=.668, 

p<.001), 사내 건설안전관리(r=.582, p<.001), 건설 안전교육

(r=.644, p<.001), 건설재해 평가(r=.648, p<.001) 요인 모두 

작업자의 안전 준수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작업자의 안전

의식과 안전 준수행동 변인 간에도 비교적 높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r=.76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1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자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자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독립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모든 변

수에서 공차한계(TOM)는 모두 0.3 이상이고, 분산팽창요

인(VIF)은 3.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설안전관리시

스템 변수의 작업자 안전의식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63.2%

로 높은 편이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61.736, p<.001).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

자 역량(B=.333, p<.001), 사내 건설안전관리(B=.158, p<.01), 

건설 안전교육(B=.265, p<.001), 건설재해 평가(B=.153, 

p<.01) 요인 모두 작업자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관리감독자 역량(β=.330), 건설 안전

교육(β=.277), 사내 건설안전관리(β=.160), 건설재해 평가(β

=.138) 등의 요인 순으로 작업자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자 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 안전교육, 건설 재해 평가 요인 모

두 작업자 안전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연구가설 1-1, 1-2, 1-3, 1-4는 모두 채택되었다. 

4.4.2 작업자 안전의식이 안전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작업자 안전의식이 안전준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4.4.3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안전준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자의 안전준수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작업자 안전의식의 안

전준수 행동 변인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61.2%였고, 회귀모

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49.930, p<.001), 작

업자 안전의식은 안전준수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B=.83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 작업자 안전의식은 안전준수 행동에 긍정적인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건설안전관리시스템 변수의 안전준수행동

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54.1%로 높은 편이고, 회귀모형은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11.760, p<.001).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자 역량(B=.283, p<.001), 사내 건설

안전관리(B=.116, p<.001), 건설안전교육(B=.228, p<.001), 

건설 재해 평가(B=.290, p<.001) 요인 모두 안전준수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관리감독자 역량

(β=.263), 건설 재해 평가(β=.245), 건설안전 교육(β=.223), 

사내 건설안전관리(β=.111) 등의 요인 순으로 안전준수 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자 역량, 사

내 건설안전관리, 건설안전 교육, 건설 재해 평가 요인 모두 

작업자 안전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연구가설 3-1, 3-2, 3-3, 3-4는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5. Correlation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Observance Behavior

Variabl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Consciousness

Safety Observance 

BehaviorSupervisor’s 

Capability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Construction Disaster 

Evaluation

Supervisor’s Capability 1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660*** 1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722*** .655*** 1

Construction Disaster Evaluation .699*** .640*** .668*** 1

Safety Consciousness .731*** .644*** .711*** .656*** 1

Safety Observance Behavior .668*** .582*** .644*** .648*** .765***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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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현장에서 견출, 할석(깬 돌), 할석미

장, 수지미장을 담당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건설업 작

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회사의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준수 행동 간의 영

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자 안전의식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

인인 관리감독자 역량(B=.333, p<.001), 사내 건설안전관리

(B=.158, p<.01), 건설안전 교육(B=.265, p<.001), 건설재해 

평가(B=.153, p<.01) 요인 모두 작업자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설안

전관리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자 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 안전교육, 건설 재해 평가 요인 모두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계수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관리감독

자 역량(β=.330), 건설안전 교육(β=.277), 사내 건설안전관

리(β=.160), 건설재해 평가(β=.138) 등의 요인 순으로 작업

자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자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업현장

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안전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작업자의 안전의식은 안전준수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B=.837, p<.001)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작업자 안전의식은 

안전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안전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인 관

리감독자 역량(B=.283, p<.001), 사내 건설안전관리(B=.116, 

p<.001), 건설안전 교육(B=.228, p<.001), 건설재해 평가

(B=.290, p<.001) 요인 모두 안전준수 행동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자 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

설안전 교육, 건설 재해 평가 요인 모두 모두 작업자들의 안

전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able 6. Effects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on Worker’s Safety Consciousness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inearity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385 .131 2.940 .003

Supervisor’s Capability .333 .052 .330 6.386 .000 .366 2.735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158 .045 .160 3.499 .001 .465 2.149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265 .048 .277 5.550 .000 .392 2.554

Construction Disaster Evaluation .153 .053 .138 2.876 .004 .425 2.356

R2=.636,  Adjusted R2=.632, F=162.736(p=.000)

Table 7. Effects of Worker’s Safety Consciousness on Safety Observance Behavior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E β

(constant) .570 .125 4.560 .000

Worker’s Safety Consciousness .837 .034 .783 24.391 .000

R2=.613,  Adjusted R2=.612, F=549.930(p=.000)

Table 8. Effects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on Worker’s Safety Observance Behavior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inearity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358 .156 2.292 .022

Supervisor’s Capability .283 .062 .263 4.552 .000 .366 2.735

In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116 .054 .111 2.159 .031 .465 2.149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228 .057 .223 3.995 .000 .392 2.554

Construction Disaster Evaluation .290 .064 .245 4.562 .000 .425 2.356

R2=.546,  Adjusted R2=.541, F=111.760(p=.000)



7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1권 제3호 2020년 5월

윤이중ㆍ김옥규

한, 표준화 계수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관리

감독자 역량(β=.263), 건설 재해 평가(β=.245), 건설안전 교

육(β=.223), 사내 건설안전관리(β=.111) 등의 요인 순으로 

안전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작업자 안전준수 행동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서

는 작업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역량이 가장 중

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5.2 시사점 및 제언

이상으로 건설업 현장 작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안

전관리시스템, 안전의식, 안전준수 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준수 

행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이 무엇

인지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건설업 현장 작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 준수 행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은 여러 요인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관리감독자 요인임을 도출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 표본대상이 동탄2기 신도시(2곳), 안성, 천

안, 세종시(2곳), 청주시(3곳), 지역의 9개 아파트공사현장 

357명에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

하여 모든 분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을 측정하는 요인이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관리감독자 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안전 교육, 건설 재해 평가 요인으

로 측정하였으므로 다소 객관성이 모자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반영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업 현장 작업자들의 건설안

전 관리시스템, 안전의식, 안전 준수 행동 간의 영향 관계 규

명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표본대상을 국내 건설업 

타 직종 분야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안전관

리시스템을 측정하는 체계적이고 객관화된 요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업자들의 건설안전 확보를 위

해 현장 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준수 행동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안전체계 및 국가 차

원의 건설안전체계이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인력의 증가로 인한 재해율 증가 

현상은 단순히 외국인 건설인력의 증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여건과 국내외 건설 작업종사

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결여 또한 그 이유가 되고 있다. 현

재 일부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외국어 안전교육 관련 교재가 

보급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따라

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별 동영상 및 안전 관련 책자, 안

전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수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사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주기적인 안

전교육을 실시와 함께 안전의식 함양을 바탕으로 안전수칙

의 준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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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작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준수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작업종사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자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자 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안전교육, 건설재해 평가 모두 작업자의 안
전의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안전준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작업자의 안전의식은 안전준수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안전준수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인 관리감독자 역량, 사내 건설안전관리, 건설안전교육, 건설재해 평가 요인 
모두 안전준수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준수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역량이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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