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대형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

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의 책임

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망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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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need a new approach to reduce serious occupational accidents. This 
needs a commitment to secure employer’s safety, characterized by a culture that 
prevents occupational accidents and appropriates safety expenditu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relate how a safety management commitment to safety climate 
in the workplace and safety expenditure affects the gener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both safety climate and safety 
expenditure have direct negative effects on the gener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0.136 [p = 0.010] and -0.100 [p = 0.008] respectively). Second, the safety management 
commitment has no significant direct effect towards generating occupational accidents 
(p = 0.105). Third, the safety management commitment has positive effects toward both 
building a safety climate and increasing safety expenditure (0.664 [p = 0.000] and 0.178 
[p = 0.000] respectively). The safety management commitment however, has negative 
effects on generating occupational accidents (-0.090 [p = 0.004] through safety climate 
and -0.018 [p = 0.004] through safety expenditure). Hence, the safety management 
commitment has positive effects on decreasing occupational accidents through safety 
climate and safety expenditure (-0.108 [p = 0.004]).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commitment by employers reduces occupational accidents through its impact on safety 
climate and safety expenditure in work place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the employer should focus on creating a safety climate and investing in safety 
expenditure in the wor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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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

하였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의 일차적 책무

는 기업에 있다. 기존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위

험한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업장은 

산재예방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기업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의

식 고취, 중간관리자의 안전활동 유도, 안전확보를 위

한 원활한 의사소통 등 사업장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문화(Safety Culture)’라는 용어

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조사를 실시

한 국제원자력 안전자문단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

다. 처음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언급하였다1). 그러나 그 이후의 

안전문화 개념은 조직 전반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조직 또는 그룹 간에 태도, 가치 및 믿음이 공유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2).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장에 안전문화라는 개념

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안전

문화보다는 ‘안전분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안전분위기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각 사업장별로 유사한 안전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다르면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안전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적정한 안전지출을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하

는 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의 안전확보를 위한 의지

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의지가 무엇보

다 중요하므로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안전경영의지를 

안전분위기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 사업장의 안전분위기, 안전확

보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산업재해 발생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안전경영의지(Safety Management Commitment) 
안전경영은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자 등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안전관련 부

서 등 조직을 구성하며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지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각종 안전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안전경영시스템은 통제할 수 없는 위

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변환시키는 절차로3), 
중상해 감소에 큰 효과(0.470, p<0.05)를 나타낸다4). 따
라서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에서만 찾기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5). 이러

한 안전프로그램이나 안전경영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안전경영의지이다6). ‘안전경영의지’란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지를 말한다. 
이러한 안전경영의지는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영

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7). 그리

고 관리감독자의 안전활동 수행에 큰 역할을 한다8). 이
처럼 최고 경영자가 사업장의 안전에 관여할수록 사고

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9). 반대로 사업주가 안전

을 경시하면 근로자의 안전행동에 부정적 영향(-.378, 
p<0.001)을 미친다10).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안전분위기에 긍정적 효과(0.48, p<0.05)로 작용하며11) 
동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및 의사소통에도 긍정적 

영향(0.30, p<0.001)을 미친다12). 

2.2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부터 근로자

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문화가 

사업장의 안전문화가 될 것이다. ‘안전문화’는 안전을 

위한 믿음, 가치 및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

직 문화로 사업장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

는 것13)을 말한다. 
한편, 최근의 논문을 보면 ‘안전분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분위기’라는 용어

는 Zohar6)가 ｢산업조직에서의 안전분위기｣라는 논문에

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2). 이 

논문에서 안전분위기는 직장 활동에서 작업환경과 안

전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인식을 

말한다6)고 하였다. 이렇게 안전분위기는 조직이나 작

업 그룹의 안전 문화를 알 수 있는 분위기로14) 안전문

화 보다는 조금 더 피상적이고 협소한 개념이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업장내에서 오랜 시간에 걸

쳐 형성된 가치 또는 표출된 행동양식을 말하지만 분

위기는 사업장의 안전상태에 대한 근로자의 느낌 또는 

인식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내에서 안전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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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정착되는 것은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것보다는 더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사고나 부상 예방 등 사업장에서 안전성과를 내기 위

해서는 안전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안전분위

기가 좋아질수록 산업재해가 감소한다면 사업주는 안

전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

구를 보면 안전분위기는 사업장의 안전에 긍정적 영향

(.25, p<0.001)을 미친다15). 안전분위기가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연구결과11)도 있고 부상 감소에 효과가 있

는 연구결과16,17)도 있다. 그리고 안전분위기가 사고와 

부상 감소에 모두 효과가 있는 연구결과도 있다18-20). 이
처럼 사업장에서 긍정적인 안전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은 사고 또는 부상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21) 할 수 있겠다. 

2.3 안전지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는 산업재

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직접비

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비용은 산재보

험료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될 것이다. 한
편 간접비용은 산업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

하다. 예를 들어 생산 손실비용, 초과 보상비용, 채용 

비용, 안전 교육비용, 미래수입 손실비용, 사고 조사비

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벌금, 소송비용, 교통

비용, 사회 복지비용, 정부수입 손실, 일상생활 장애, 
좌절, 운동 및 취미생활 장애 등 그 항목은 매우 다양

하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기업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

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출하

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안전활동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

과 안전장치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된다.
그리고 산업재해율이 낮은 기업집단이 산업재해율

이 높은 기업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22). 반대로 안전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

면 산업재해율이 낮게 나타났다23). 이처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안전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 또한 사업장의 사

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 2009년도에 산업용 기계⋅기

구와 관련해서 발생한 28,441건의 재해중 기계⋅기구

의 기술적 원인을 해소하여 15,933건(56.02%)의 재해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4)가 있

다. 따라서 사업주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만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결함을 수리하여 보완하거나 방

호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지출은 유해⋅위험요소가 많을수록 안

전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25). 안전지출이 안전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안전성과를 산업

재해율로 분석한 연구22,26)도 있고 중상해 재해율로 분

석한 연구25)도 있다. 그리고 안전성과를 산업재해로 분

석한 연구27)도 있다. 모두 안전지출이 증가하면 산업재

해율, 중상해 재해율, 그리고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지출은 안전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주는 적절한 안전지출을 통해 사

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 가설 및 분석 방법

3.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사업장의 안전

분위기와 안전지출을 통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안전분위기가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처럼 안전분위기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안전분위기가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을 감

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안전지출이 증가하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

는 선행 연구처럼 안전지출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안전지출이 많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

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경영의지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안전경영의지는 산업재해 발생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안전분위기나 안

전지출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분위기와 안전지출을 매개변수로 하여 함

께 분석하였다. 
가설 3.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높을수록 산업재

해 발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4.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높을수록 안전분

위기를 매개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5.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높을수록 안전지

출을 매개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6.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높을수록 안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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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안전지출을 매개하여 산업재해 발생

을 감소시킬 것이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2018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

다)｣를 활용하였다.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안전활동 추

진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 17개 

시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

원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장인 제조업 2,015개 사업장과 기타의사업 2,155개 사

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1,049개 건설현장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조사대상 사업장중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

는 건설현장과 기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장이 소멸되어 없어지므로 안전경영의지나 안전

분위기 및 안전지출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의 

사업은 대부분이 연구개발업, 임대업,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이 면제되는 사업이

므로 기타의 사업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어있

고 안전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어느 정도 안전

시스템이 작동되는 제조업 2,0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중 본 연구수행을 위해 중요한 잠재변

수인 안전지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133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최종 1,8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3 분석 방법

사업장에서 안전경영의지가 안전분위기 및 안전지

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첫째,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성

을 분석하였다.
둘째,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가설 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통해 잠재변수간의 영향력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종합하면,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를 정하고, 변수

별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

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잠

재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1.1 신뢰성 분석

가설 검정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종속변수인 산업재해율을 제외한 

16개 관측변수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베리

멕스 회전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Table 1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Component

1 2 3

Concern of CEO .057 .287 .807

Emphasis goal .066 .312 .842

Priority of management .083 .361 .794

Safety work method -.020 .842 .196

Use safety equipment .028 .846 .213

Obey safety process -.006 .864 .204

Work at safety condition .008 .884 .210

Effective operation .107 .606 .477

Communication .179 .441 .274

Human resources cost .786 .037 .068

Organization operation cost .819 .090 -.009

Safety activity cost .818 .069 -.042

Equipment purchase cost .844 .026 .156

Education operation cost .853 .039 .060

Health management cost .851 .026 .118

Work environment cost .834 -.029 .047

분석 결과를 보면, KMO값이 .908로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매우 잘 설명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3개의 요인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즉, 16개의 변수가 안전경

영의지(3개변수), 안전분위기(6개변수), 안전지출(7개변

수) 등 3개의 요인으로 구분 되었는데 이에 대해 실시

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면 Cronbach 알파계수는 안

전경영의지는 0.863, 안전분위기는 0.885, 안전지출은 

0.920으로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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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측정 모형의 적합도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프로그

램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카이제곱 검정결과,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

다.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면 RMR(잔차 제곱평균제곱)
이 0.050이고 RMSEA(근사오차평균제곱)는 0.081이다. 
그리고 GFI(기초부합치)가 0.907, NFI(표준적합지수)가 

0.918, TLI(비표준적합지수)가 0.910, CFI(비교부합지수)
가 0.924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2. Index of model fit

Category RMR GFI NFI TLI CFI RMSEA

Index 0.050 0.907 0.918 0.910 0.924 0.081

4.1.3 측정 모형의 타당성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본 연구모형의 평균분산추출(AVE)가 

0.5이상이고 개념신뢰도(C.R.)가 0.7이상으로 집중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재해의 AVE 값과 

Table 3. AVE and C.R. per latent variable

Category
Safery 

management 
commitment

Safety 
climate

Safety 
expenditure

Rate of 
occupational 

acident
AVE 0.783882120 0.757718708 0.502563813 0.458217595
C.R. 0.915615923 0.947458812 0.853333333 0.628458365

C.R. 값이 다소 낮으나 ‘산업재해’라는 잠재변수는 종

속변수에 해당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율이기 때문에 

개념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별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잠재변수의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 하는데 모두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관계수-2)×표준오차의 값과 (상관계수+2)×
표준오차의 값 사이에 “1”이 있지 않으므로 판별타당

성이 확보되었다.

4.2 연구가설 검증

4.2.1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 수행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Fig. 1과 같다. 
각 잠재변수별 관측변수는 다음과 같다. ‘안전경영의

지’의 관측변수는 경영자관심, 경영목표강조, 경영우선

순위 등 3개이며 ‘안전분위기’의 관측변수는 안전작업

방법, 안전장치사용, 안전절차준수, 안전상태작업, 효과

적운영, 의사소통 등 6개이다. 그리고 ‘안전지출’의 관

측변수는 인력유지비, 조직운영비, 안전활동비, 장비지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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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비, 교육지출비, 건강관리비, 작업환경비 등 7개이다. 
그리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안전경영의지와 관측변수의 상관관계

는 .767에서 .874로 나타났다. 안전분위기와 관측변수

의 상관관계는 .687에서 .890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관

측변수인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는 .447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작업중 근로자간에 이루어지는 의

사소통은 안전분위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지출과 관측변수의 상

관관계는 .756에서 .846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잠재변

수와 관측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유의확률도 모두 .00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의 관측변수는 2018년 사고로 인한 산업재

해율과 2019년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율 등 2개이다. 

4.2.2 가설 검증결과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안전경영의지가 안

전분위기와 안전지출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앞서 안전

지출과 안전분위기의 관계를 보면, 안전지출이 안전분

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p=.149)과 안전분위기

가 안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p=.150)이 각각 

없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전분위기는 산업재해 감소에 직접적 영향

(β=-.136, p=.0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분위기가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을 감

소시킨다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둘째, 안전지출도 산업재해 감소에 직접적 영향(β

=-.100, p=.00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

전지출이 많을수록 산업재해가 감소한다는 가설 2가 

채택되었다. 
셋째, 안전경영의지가 산업재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p=.105)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높을수록 산업재

해 발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가설 3은 기각되

었다. 이는 사업주의 의지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산업재

해를 감소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안전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활동 등 별도의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안전경영의지가 안전분위기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경

영의지는 안전분위기 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β=.664, 
p=.000)을 미치므로 안전경영의지가 높을수록 사업장의 

안전분위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분위

기는 산업재해 감소에 직접적 영향(β=-.136, p=.010)을 

미치므로 안전경영의지는 안전분위기를 매개하여 산업

재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β=-.090, p=.004)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안전경영의지가 안전지출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경

영의지는 안전지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β=.178, 
p=.000)을 미치므로 안전경영의지가 높을수록 안전지

출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지출은 산업

재해 발생 감소에 직접적 영향(β=-.100, p=.008)을 미

치므로 안전경영의지는 안전지출을 매개하여 산업재

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β=-.018, p=.004)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종합하면, 안전경영의지는 산업재해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안전분위기와 안전지출을 매개

하여 산업재해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안전경영의지는 안전분위기 조성에 긍

정적 영향(β=.664, p=.000)을 미치고 안전지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β=.178, p=.000)을 미친다. 그리고 안전경

영의지는 안전분위기를 매개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영

향(β=-.090, p=.004)을 미치고 안전지출을 매개하여 산

업재해 감소에 영향(β=-.018, p=.004)을 미친다. 결론적

으로 안전경영의지는 안전분위기와 안전지출을 매개하

여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β=-.108, p=.004)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6도 채택되었다. 이
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으며 그 경로모형은 Fig. 1과 

같다.

Table 4. Standardized estimate and p-value in the aspect of 
path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estimate

and p-valu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1 Safety climate →
Occupational acident

β=-.136,
p=.010

2 Safety expenditure → 
Occupational acident

β=-.100,
p=.008

3
Safery management 

commitment → 
Occupational acident

p=.105

4
Safery management 

commitment →
Safety climate → 

Occupational acident

β=-.090, 
p=.004

5
Safery management 

commitment →
Safety expenditure → 
Occupational acident

β=-.018, 
p=.004

6

Safery management 
commitment →

Safety climate & Safety 
expenditure → 

Occupational acident

β=-.108,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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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기존의 선행 연구를 보면 많은 연구자가 안전분위기

가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

나 복잡한 공정과 첨단 기술을 요하는 최근의 산업현

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안전분위기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안전경영의지와 안전지출을 포함하

여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는 산업재해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업장의 안전분위기를 조성

하고 안전지출을 유도하는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경영의지가 안전

분위기와 안전지출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는 산업재해 감

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사업장의 안전분위

기와 안전지출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주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업장내 안전분위기 조성

과 적정한 수준의 안전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분위기 또는 안전지출이 유사

하다고 하여도 사업장의 규모, 업종, 위험기계 사용 여

부,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그리고 교대근무 비율별로 산

업재해 발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본 논문은 2021년 2월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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