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회가 점차 선진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22년 사고재해자 수는 27,432명

(25.6%)으로 기타의 사업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사고사망자는 402명으로 가장 많아 사고사망자의 46%에 이른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에서 사고재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건설 현장의 사고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건설 현장 사고재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적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3]. 인적요인과 관련해서, 건설종사자가 일으킨 휴먼에러가 사고재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고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 분야에서는 휴먼에러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 수행하였다[4-8]. 그러

나, 휴먼에러는 개인이 혼자 일으키는 것보다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휴먼에러를 발생시키

도록 하는 상황의 연속된 흐름이 배후에서 영향을 줘서 휴먼에러가 발생하고 사고재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9]. 따라

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휴먼에러에 영향을 주는 배후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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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 휴먼에러와 관련된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거나[10-12] 안전

교육과의 관계[6]에 관한 것이었으며, 최근 휴먼에러를 일으키는 인적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인 m-SHEL 방법을 이용한 연

구[8]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건설 분야의 휴먼에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간의 행동과 안전의 문제를 물리적 환경과 개인의 인지적 관

점에서 해결하고자 접근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는 현장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

서 다른 구성원(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관점이 아닌 조직적 관점에서 휴먼에러에 접근하여 조직

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행동이나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적 관점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을 평가한 후,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 휴

먼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조직 내부적

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 결과인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 휴먼에러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되면 현장 조직 차원에서 안전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습관화되어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가 확산할 것이

고 궁극적으로는 사고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과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

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46부의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SPS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2. 이론 고찰

2.1 휴먼에러

휴먼에러(human error)란 인간(human)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감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의 감지, 판단, 의사결정 및 행동을 말한다[13]. 안전관리에서 휴먼에러는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사고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대상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14]. 

인간공학 분야에서 휴먼에러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다. 많은 연구에서 휴먼에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휴먼에러를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Reason의 인지심리적 관점과 Swain의 행동심리적 관점의 분류

가 있다[9]. Reason은 인지심리적 관점에서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의도한 행동를 기준으로 잘못(Slip), 깜빡(Lapse), 실

수(Mistake), 위반(Violation)으로 분류하였다[15]. Swain은 휴먼에러를 작업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할 일을 하

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생략 에러(Omission error)로 작업 수행에 불필요한 행동을 한 에러를 수행 에러(Commission 

error)로 구분하였으며, 수행 에러는 더 구체적으로 시간 에러, 선택 에러, 순서 에러, 양적 에러로 구분하였다[14].

2.2 조직 안전의식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이 대형 사고재해를 통해 조직의 관행 또는 분위기가 작업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고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심리적 행동적 요인에 관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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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정의하고 체계화하려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안전문화(Safety culture),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 안전의식

(Safety awareness)과 같이 여러 명칭과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안전의식은 조직을 구

성하는 전체 구성원 집단이 안전을 대하는 활동 의식에 대한 것으로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와 유사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안전가치, 안전운영, 안전교육, 안전소통)에 대한 조직의 활동(계획, 실행, 점검, 개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17]. 

건설 분야에서도 조직의 관행이나 분위기 등이 사고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안전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평가[18], 현장 안전활동이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19]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안전분위기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업 규모별 안전분위기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20], 현장 안전분위기와 작업자 안전행

동의 관계[21] 등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안전문화 및 안전분위기와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었지

만, 조직의 안전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

3.1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 및 건설근로자 휴먼에러 측정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를 

측정해야 한다. 휴먼에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정량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많은 연구에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휴먼에러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성적인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를 측정하기로 하고, 먼저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휴먼에러 

분류가 있으며, 모든 상황에 적합한 측정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휴먼에러 분류와 측정 방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 휴먼에러 연구[6,22]에서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Reason

의 인지과정 관점에서 휴먼에러를 분류하고 측정한 방법을 선정하였는데(Table 1 참조), 그 이유는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은 

건설근로자의 인지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6,22]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해서 작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1. Assessment of human errors[6]

Classification Type Questions

Intention

in action

Slip
- I am not a person who is careful and cautious for preventing the accidents of slip

- I sometimes missed out the safety check before working due to slip

Lapse - I sometimes forgot the safety regulation before working by lapse

Unintention

in action

Mistake - I sometimes misunderstood the safety regulation before working by mistake

Violation
- I sometimes violated the safety regulation

- I sometimes worked in disregard of the dangerous things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건설 분야의 조직 안전의식에 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2.2절에서 기술

한 것처럼 조직 안전의식에 관해서는 건설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일반적인 산업안전 분야의 조직 안전의식

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서 조직 안전의식과 관련하여 2016년에 연구

가 수행되었으며[16], 2021년에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2021년에 수행한 연구의 

결과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진단 단축 설문지[17]’를 가지고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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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단에서 개발한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진단 설문지는 기존의 조직 안전의식 수준 진단과 관련된 연구[16]를 전문가 평가와 

사업장 근로자 및 감독자들의 실증을 통해서 보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진단 설문지는 Table 2와 같이 4개 영역(안전가치, 안전운영, 안전교육, 안전소통)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각 영역은 활동에 따라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으로 구분되어있다. 각 영역의 활동별로 각각 3

개의 문항이 있어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답변하게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공단에

서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고 개발한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진단 설문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신뢰도 검증

을 실시하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46부이며, 남성 응답자 134명(91.8%), 여성 응답자 12명(8.2%)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

한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0.4세이며, 건설 분야 경력은 14.9년으로 나타났다. 공사 종류별로는 거푸집/철근/콘크리트/

비계와 같은 골조공사 근로자가 54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비/전기 관련 근로자가 43명(29.5%), 조적/미장/방수 등 

마감공사 근로자가 25명(17.1%), 보통인부 24명(16.4%)으로 나타났다.

Table 2. Assessment of workplace safety awareness levels[17]

Areas Activities

Safety value
Activities to specify, accept, immerse, and spread 

safety as a value pursued by the organization
Plan

Activities to set goals and develop a series of plans to 

achieve them

Safety practice

Activities to establish, implement, inspect, and 

improve regulations and method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 of safety

Do Activities to do as planned

Safety training

Activities to identify safety needs,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apply them to the field, and 

sustain their effects

Check
Activities to assess whether it has been done as 

planned

Safety 

communication

Activities to establish and utilize safety 

communication channels, check activation levels, and 

improve

Act
Activities to improve by refl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in the planning, doing and checking process

3.2 건설근로자 작업 중 사고 경험 및 휴먼에러 현황과 건설 현장 안전의식 수준

Table 3의 설문 결과를 보면, 건설근로자들은 한 달 평균 1.08번의 아차사고(Near miss) 경험이 있으며, 지금까지 건설 현

장에서 작업하면서 0.62회의 사고재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 휴먼에러 측정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을 기준

으로 위반이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깜빡이 2.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점수가 높을수록 휴먼에러를 많이 일으키

고 있음을 의미). 건설근로자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깜빡하는 휴먼에러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위반을 가장 적게 한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3에서 건설 현장 안전의식 수준 측정 결과를 영역별로 합계해보면(20점 만점) 안전가치가 16.46, 안전운영 16.29, 

안전교육 16.53, 안전소통 15.91로 나타난다. 안전소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으며, 안전교육과 안전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안전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소통은 미

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장 안전의식 수준을 활동과정(계획(P)-실행(D)-점검(C)-개선(A))으로 집계해보면(20점 만

점), 계획(P) 16.47, 실행(D) 16.48, 점검(C) 16.29, 개선(A) 15.95로 나타난다. 계획과 실행은 높지만, 개선은 가장 낮게 나타

난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활동에 대해서 계획과 실행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점검과 개선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할 때 소통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 

활동에 대해서는 점검과 개선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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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work accidents, human error and safety awareness levels

Area Classification Mean

Correlation Analysis

Near miss

for a month

Accidents

experienced
Slip Lapse Mistake Violation

Accidents

during work

Near miss for a month 1.08 1.000 　 　 　 　 　

Accidents experienced 0.62 0.162 1.000 　 　 　 　

Human

error

Slip 2.19 0.227** 0.036 1.000 　 　 　

Lapse 2.30 0.235** 0.167*

0.581
** 1.000 　 　

Mistake 2.18 0.224**

0.305
**

0.376
**

0.689
** 1.000 　

Violation 2.02 0.074 0.231**

0.437
**

0.455
**

0.463
** 1.000 

Safety

value

(P) Safety belief 4.14 -0.051 0.040 -0.352
** -0.136 -0.183* -0.201*

(D) Safety immersion 4.22 -0.092 -0.040 -0.169* -0.078 -0.089 -0.141 

(C) Safety performance evaluation 4.07 -0.129 -0.133 -0.513
**

-0.313
** -0.253** -0.185*

(A) Safety value spread 4.03 -0.079 -0.012 -0.416
** -0.132 -0.106 -0.191*

Safety

practice

(P) Safety system establish 4.09 -0.090 -0.050 -0.413
** -0.098 -0.122 -0.268**

(D) Safety compliance 4.11 -0.047 -0.032 -0.387
** -0.073 -0.121 -0.222**

(C) Safety system checking 4.11 -0.097 0.022 -0.385
** -0.128 -0.094 -0.236**

(A) Safety system Improvement 3.98 -0.134 -0.097 -0.401
** -0.113 -0.086 -0.138 

Safety

training

(P) Safety training plan 4.31 -0.095 -0.058 -0.411
** -0.169* -0.173*

-0.335
**

(D) Safety training 4.16 -0.095 -0.012 -0.485
** -0.197* -0.182* -0.253**

(C) Safety training effect assessment 4.07 -0.120 -0.043 -0.381
** -0.154 -0.176* -0.215**

(A) Safety training improvement 3.99 -0.070 -0.010 -0.276** -0.176* -0.149 -0.157 

Safety

communication

(P)
Safety communication channel 

establish
3.93 -0.194* -0.046 -0.408

** -0.270** -0.288** -0.172*

(D)
Safety communication channel

utilization
3.99 -0.122 -0.091 -0.472

** -0.232** -0.201* -0.107 

(C)
Safety communication channel

checking
4.04 -0.174* -0.019 -0.431

** -0.216** -0.187* -0.238**

(A)
Safety communication channel

 improvement 
3.95 -0.053 -0.033 -0.363

** -0.183* -0.189* -0.11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3.3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가 사고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기 위해서 휴먼에러 4가지 유형과 월

평균 아차사고 횟수와 사고재해 경험을 변수로 상관분석을 하였다. 상관분석에서 95% 신뢰수준에서 상관계수가 ±0.3~0.7 

사이면 일반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23] 본 연구에서도 ±0.3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적용하

였다. Table 3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재해 경험과 실수(Mistake)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건설 현장의 사고재해에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휴먼에러 4가지 유형과 현장 안

전의식 4가지 영역의 각각의 활동(P-D-C-A)을 변수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 ±0.3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적

용하였다. Table 3과 같이, 잘못(Slip)은 건설 현장 안전의식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깜빡

(Lapse)의 경우는 안전가치의 점검항목인 안전성과 평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수(Mistake)는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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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이 없었으며, 위반(Violation)은 안전교육의 안전교육 설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못(Slip)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잘못은 행위착오라고도 하는데 아차하는 사이 부주의(주의의 실패)로 수행된 

원래 의도와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가 얼마나 집중해서 작업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사항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으면 건설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충분히 숙련된(올바른) 행

동(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휴먼에러 및 현장 안전의식 수

준을 측정하였으며,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아차사고 횟수와 사고재해 경험도 함께 측정하였다. 건설근로자 휴먼에러 측정 

결과를 보면 위반을 가장 적게 하고 깜빡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 조직의 안전의식 수준을 보

면, 안전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소통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장 안전의식 수준을 활동 

과정으로 파악한 결과, 현장의 안전 활동은 계획과 실행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점검과 개선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설근로자 휴먼에러와 사고재해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고재해 경험과 실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휴먼

에러가 사고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잘못은 건설 현장 안전의식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 안전의식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설 현장 조직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 현장 조직의 안전의식 수준

을 높이면 건설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잘못된 행동(행위착오, Slip)을 할 가능성이 작아져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의 사고재해

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를 발생시키는 조

직 요인 중에서 현장 조직의 안전의식 수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조직과 건설근로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직-개인간 요인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건설종사자가 일으킨 휴먼에러가 건설 사고재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고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는 현장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

므로, 본 연구는 조직적 관점에서 건설 현장 조직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 휴먼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

석 결과 휴먼에러가 사고재해에 영향을 미치며,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이 건설근로자의 휴먼에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잘못은 안전의식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면 건설근로자가 잘못된 행동(행위착오, Slip)을 할 가능성이 작아져 궁극적으

로 건설 현장의 사고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휴먼에러, 안전의식, 건설재해,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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