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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건설업은 국가 전반에 걸쳐서 사회⋅민간시설의 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이고 
가장 노동집약적 작업과 관리중심의 산업으로써 2017
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 기업체 수는 72,376개, 

종사자는 167만 명이며 그 중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전
체 52%를 차지하고 있다(KOSTAT, 2018).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
면 기타 산업을 제외한 단일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산업
재해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사고 사망자는 971명 중에
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85(49.95%)명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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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order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construction worker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ing 
environment, the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on 
worker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ing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stud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rther studies in this field.

Method: Data on 1,361 male construction workers from the 5th Korea Working Condition Survey (KWC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were analyzed with SPSS PROCESS macro using the bootstrap method.

Results: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reak tim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Chemical and ergonomic risk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The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the mediating variabl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Therefore, it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working conditions 
and satisfaction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Conclusion: In order to enhance construction worker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ing environment,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ould be well established; self-determination 
of break times should be guaranteed; and chemical and ergonomic risk factors should be controlled. In addition, 
workers should be provided with necessary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work. This study will 
be useful if these findings are used as basic data in further studies i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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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건설업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1.65로 평균의 3배
이며, 제조업(0.52)보다 월등히 높았다(MoEL, 2019).

건설업은 한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건설현장에 따라 근무지역과 근무환경 등이 변하고 공
사기간의 단축 등에 의한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한 불안감, 높은 작업강도, 부적절한 작업
환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직종 간의 차이, 초과 
근무, 소음, 기업체의 규모, 하도급 계약 및 잦은 근로자 
교체, 직무 불안정 및 계절에 따른 고용 변화 등이 근로
자의 업무상 손상과 관련이 매우 높다(Yoo et al., 
2011). 특히, 건설업은 작업장소가 실내 또는 실외일지
라도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
과는 달리 교통장애, 인공구조물, 지하구조물, 극도의 
더위와 추위, 비바람, 눈, 안개가 심한 날씨 또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따른 위험이 동
반되는 악조건이 항상 존재하는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
을 가지고 있다(Choi et al., 2000). 취업자 근로환경조
사 심층 분석 연구 분석에서 2010년도 건설업의 경우
에는 국소진동, 소음, 분진, 통증자세, 중량물 운반, 서
거나 걷기, 반복동작 등에 복합 노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이처럼 근로
환경은 근로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하게 작
용하고(Lee et al., 2013) 특히, 유해⋅위험인자의 노출
은 근로자의 건강에 더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로 인한 생산성 감소 또한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된
다(Son, 2006). 

근로환경만족도는 고용형태, 안전, 사회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환경만족
도에 대한 정의 역시 연구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여
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Park, 2014). 근로환경만족도
를 개인적 포부와의 관계로써 근로환경이 좋을 경우 높
은 개인적 포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열악한 근
로환경에서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oggi, 
2007).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근로환경의 측면을 조직 
특성, 인간관계 특성, 직무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
다. 그러나 근로환경 중에서 특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근로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렵다(Park, 
2014). 또한 건설업종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
부분 건설업 종사자의 일반 환경 및 의식동향을 조사⋅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Shin & Son, 2015). 건설

업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문제점
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률, 제도, 
정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환경 및 작업조건에 등
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업 산업재해는 여
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과 관련하여 근로
환경에서 노출되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것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현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정보나 안전⋅보건상 예방 조
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정보제공(법 제5조 
1항 3호),법령요지의 주지(법 제34조 제1항), 안전보건
교육(법 제29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결과 통지
(법 제125조의 제6항, 제132조의 제2항),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법 제37조), MSDS의 게시 및 교육(법 제
114조)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
건법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으로 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안전⋅
보건정보제공방법(시행규칙 제 83조)을 더욱더 구체화
하였다(MoEL, 2020).

근로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정보의 제
공은 필연적이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
하며, 근로자의 근로환경만족도에 있어 안전보건정보제
공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안전보건정보제공을 통한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
로 건설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으로 2017

년도에 수행한 제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KWCS)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
구 대상은 자영업자와 사업주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30,108명 중에서 산업(대분류)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 3,716명에서 직업분류(세세분류)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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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설업 채굴기계 종사원, 건축도장공, 철근공, 콘
크리트공, 건축목공, 미장공, 단열공 등 건설 현장 종사 
남성 근로자 총 1,361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변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근로환경만족도 
근로환경만족도는 제 5차 KWCS Q69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의 근로환경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별
로 만족하지 않는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의 응답
을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만족함으로 분석하였다. 

2) 독립변수 
(1) 물리적 위험인자 
물리적 위험인자는 물리적 특성 압력, 열 등으로 이

루어진 것으로 소음, 진동,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온열, 이상 기압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5차 KWCS 
Q25 “귀하가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에 어느 정
도 노출되십니까?”라는 질문에‘Q25-1 수공구, 기계 등
에서 발행하는 진동’, ‘Q25-2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에 대한 응답으로 
1. 근무시간 내내, 2. 거의 모든 근무시간, 3. 근무시간 
3/4, 4. 근무시간 절반, 5. 근무시간 1/4, 6. 거의 노출 
안 됨, 7. 절대 노출 안 됨을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
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출이 많음을 의미한
다. 소음⋅진동은 물리적인자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2) 화학적 위험인자
화학적 위험인자는 유해인자가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먼지(분진), 금속, 유기용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위험인자는 제 5차 KWCS Q25 “귀
하가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에 어느 정도 노출되
십니까?”라는 질문에 Q25-5 연기, 흄(용접 흄 또는 배
기가스), 가루나 먼지(목 분진, 광물분진) 등 에 대한 응
답으로 1. 근무시간 내내, 2. 거의 모든 근무시간, 3. 근
무시간 3/4, 4. 근무시간 절반, 5. 근무시간 1/4, 6. 거
의 노출 안 됨, 7. 절대 노출 안 됨을 7점 척도로 측정
하고 있으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출이 많음
으로 분석하였다. 

(3)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인간공학적 위험인자는 부적합한 작업 자세, 힘, 작업

요인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제 5차 KWCS Q26“귀하가 하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Q26-1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Q26-3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Q26-4 계속 서 있는 자세, 
Q26-6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문항에 대한 응답
으로 1. 근무시간 내내, 2. 거의 모든 근무시간, 3. 근무
시간 3/4, 4. 근무시간 절반, 5. 근무시간 1/4, 6. 거의 
노출 안 됨, 7. 절대 노출 안 됨을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출이 많음을 의
미하고, 이 네 문항은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
하였다. 

(4) 작업강도 
작업강도는 단위시간당 방출하는 노동력(정신적, 육

체적 에너지)을 말하며 크기가 증가할수록 노동자의 노
동은 격렬해지며 힘들어진다(김수행, 1996). 본 연구에
서는 제 5차 KWCS Q42 “다음과 같은 상황이 귀하의 
업무에 얼마나 포함이 됩니까?”라는 문항 A.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B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함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 근무시간 내내, 2. 거의 모든 근무시
간, 3. 근무시간 3/4, 4. 근무시간 절반, 5. 근무시간 
1/4, 6. 거의 노출 안 됨, 7. 절대 노출 안 됨을 7점 척
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
출이 많음을 의미하고 두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
하였다. 

(5)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1주일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주당 근무시간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 5차 
KWCS Q22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점심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제
외하고 계산하되 근무시간이 30분이 넘으면 1시간으로 
반올림)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시간의 연속변수로 분
석하였다.

(6) 종사자 지위
종사자 지위는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상용근로자, 임

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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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KWCS Q06“직장에서의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 상
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7) 직무자율성
직무자율성은 직원들이 스스로 직무를 선택하고, 직

무를 수행하면서 일의 속도를 정할 수 있는 통제로 정
의되며(Dodd & Ganster, 1996), 본 연구에서는 제 5
차 KWCS Q46. “귀하는 일하실 때 다음 사항(A. 일의 
순서, B. 작업방법, C. 작업속도 / 작업률)을 선택하거
나 바꿀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 그렇다, 2. 아니
다 에 대한 응답을 직무 자율성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그렇다는 1, 아니다는 0으로 코
딩 변경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
율성이 높음으로 분석하였다.

(8) 안전보건체계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
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산업보
건의(제2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23조),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제24조)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 5차 
KWCS Q56 “귀하의 회사 또는 조직에 다음의 항목 B. 
안전보건 대표자 또는 안전 보건 위원회, C. 회사 내 
안전 조직, 안전팀 또는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창
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 있다, 2. 없다 의 응답
을 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1은 있다, 0은 없다 로 코딩 
변경하였으며,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회사 
또는 조직에 안전보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으로 분
석하였다. 

(9) 휴식시간의 선택권
휴식시간의 선택원은 휴식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 5차 
KWCS Q49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오” Q 49-6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
다”에 대한 응답으로 1. 항상 그렇다, 2. 대부분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
다.로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휴식시간의 선택권이 높음으로 분석하였다. 

3) 매개변수
안전보건정보제공 
안전보건정보제공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가 제공받는 것으로
써 본 연구에서는 제 5차 KWCS Q28 “귀하는 일과 관
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습니까?”라는 질문에 1. 매우 잘 제공받는다, 2. 
잘 제공받는 편이다, 3.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이다, 
4.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의 응답으로 4점 척도로 측정
하고 있으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보건정
보를 잘 제공받고 있음으로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Ver.25.0, IBM, USA)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대
상자들의 근로조건, 안전보건정보제공, 근로환경만족도
의 응답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조건과 근로
환경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조건과 
근로환경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안전보건정보제공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변량 모형은 Andrew F. 
Hayes (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고 bootstrap 샘플수를 5,000개
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분포는 Table 1
과 같았다. 연령은 50-59세가 442명(3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293명(21.53%), 40-49
세가 333명(24.47%), 20-29세가 84명(6.17%)순으로 
5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전체 표본 중 50% 이상이었
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94명(43.68%)로 가장 많았고, 
초졸 이하가 76명(5.59%)으로 가장 적었으며, 월 소득
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20명(41.3%)로 가
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이 142명(11.28%)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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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수들의 기술 통계
연구대상자들의 근로조건, 안전보건정보제공, 근로환

경만족도의 응답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월 소득은 평균이 
298.95(±161.38)만원이었다. 독립변수인 물리적 위험
인자는 평균이 6.86(±3.15), 화학적 위험인자는 평균
이 3.27(±1.73),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평균이 16.36 
(±5.26)이었고, 작업강도는 평균 7.07(±3.29),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4.59(±9.95)시간, 휴식시간의 선택권
은 평균 2.90(±0.97)이었다. 직무자율성은 평균이 1.37 
(±1.34)로이었고, 안전보건체계는 0.46(±0.76)이었다. 
매개변수인 안전보건정보제공은 평균 3.05(±0.80)이었

고, 종속변수인 근로환경만족도는 평균 2.57(±0.62)이
었다.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다변량분석 모형에 투입될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주요 변수들의 이변량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Pearson
상관계수 값(r)이 모두 0.59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소득, 교육수준,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
정보제공, 휴식시간의 선택권은 근로환경만족도와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령, 물리적 위험인자, 화

Variables Categories N %
Age(years) 20-29 84 6.17

30-39 209 15.36
40-49 333 24.47
50-59 442 32.48
60 ≤ 293 21.5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76 5.59
Middle school graduation 221 16.25
High school graduation 594 43.68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469 34.49

Monthly earnings Lessthan 2 million won 324 25.73 
2~3 million won 520 41.30 
3~4 million won 273 21.68 
More than 4 million won 142 11.28 

Total - 1361 100.00

Table 1. The distribu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Min. Max. Mean SD
Monthly earnings 20 3500 298.95 161.38
Physical risk factors 2 14 6.86 3.15
Chemical risk factors 1 7 3.27 1.73
Ergonomic risk factors 4 28 16.36 5.26
Work intensity 2 14 7.07 3.29
Working hours per week 8 80 44.59 9.95
Determination of break time 1 5 2.90 0.97
Work autonomy 0 3 1.37 1.34 
Safety and health system 0 2 0.46 0.76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1 4 3.05 0.80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1 4 2.57 0.6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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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위험인자,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작업강도, 종사자 
지위는 근로환경만족도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과 안전보건정보제공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
트스트랩(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동 방식
은 분포의 모양에 대한 가정 없이 비모수적 반복표집
(resampling)기법에 의하여 간접효과의 경험적 표집분
포를 구성할 수 있고(Jung & Seo, 2016), 매개효과의 
회귀계수에 정규성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시에 검
증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95%신뢰구간을 구하고 해당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한다(Kim et 
al., 2018).

1)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안전보
건체계, 화학적 위험인자,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휴식시
간 선택권이 근로환경만족도에 주는 총 효과는 유의하

였다. 안전보건체계와 휴식시간의 선택권은 근로환경만
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화학적 위
험인자와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유의한 부(-)적인 영향
이 있었다. 모형의 설명력인 수정된 R제곱값이 9.4%, F
값은 14.920(p<.001)이었다.

2)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안전보건정보제공에 미치
는 영향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안전보건정보제공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5과 같았다. 근로조건
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안전보건정보제공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
보건체계(β=0.275, p<.001), 인간공학적 위험인자(β
=0.010, p=0.039), 휴식시간 선택권(β=0.066, p=0.003)
은 안전보건정보제공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작업강도(β=-0.014, p=0.050)
는 안전보건정보제공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인 수정된 R제곱값이 
8.2%, F값은 13.099(p<.001)이었다.

3)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보건정보제공의 매개효과(직접효과)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매개변수인 안전보건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1.000 

2. Safety and health system 0.123† 1.000 

3. Monthly earnings 0.140† 0.173† 1.000 

4. Age -0.133† -0.057* -0.059* 1.000 

5. Education level 0.211† 0.192† 0.278† -0.484† 1.000 

6. Physical risk factors -0.149† 0.005 0.028 0.055* -0.135† 1.000 

7. Chemical risk factors -0.192† -0.012 -0.024 0.099† -0.213† 0.550† 1.000 

8. Ergonomic risk factors -0.224† -0.098† -0.176† 0.206† -0.364† 0.509† 0.431† 1.000 
9.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0.127† 0.269† 0.075† -0.001 0.078† 0.073† 0.047 0.044 1.000 

10. Work intensity -0.079† -0.008 0.053 0.075† -0.057* 0.331† 0.210† 0.309† -0.013 1.000 

11. Working hours per week -0.007 0.054* 0.203† -0.160† 0.172† 0.109† 0.008 0.020 0.021 0.106† 1.000 

12. Worker status -0.071† -0.131† -0.164† 0.141† -0.271† 0.105† 0.094† 0.249† -0.057* 0.079† -0.029 1.000 
13. Determination of break 

time 0.198† 0.114† 0.151† -0.022 0.137† -0.035 -0.137† -0.107† 0.095† 0.061* 0.084† -0.026 1.000 

14. Work autonomy -0.001 0.015 -0.020 0.020 0.031 -.068* -0.037 -0.041 0.021 0.040 -0.006 -0.050 0.042 1.000
* : P-value < 0.05, 
†: P-value < 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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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을 거쳐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았다. 매개변수인 안전보건정보제공(β=0.085, p<.001)은 
직접적으로 근로환경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안전보건정보제공이 높을수록 근로환경만족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화학적 위험
인자는(β=-0.036, p=0.002), 인간공학적 위험인자(β= 
-0.018, p<.001)는 근로환경만족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안전보건체계(β=0.050, p=0.025)와 

휴식시간의 선택권(β=0.098, p<.001)은 근로환경만족
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형의 설명력인 
수정된 R제곱값이 9.8%, F값은 15.647(p<.001)이었다. 

4)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안전보건정보제공의 매개효과 검증(간접효과)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만족도 간 관계
에 있어서 안정보건정보제공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Categories Coefficient S.E. t P-value
(Constant) 2.750 0.104 26.472 0.000 
Independent 
variable

Safety and health system 0.074 0.022 3.394 0.001 
Physical risk factors -0.001 0.007 -0.203 0.839 
Chemical risk factors -0.036 0.012 -3.097 0.002 
Ergonomic risk factors -0.017 0.038 -4.460 0.000 
Work intensity -0.003 0.005 -0.511 0.610 
Working hours per week -0.001 0.002 -0.700 0.484 
Worker status-temporary -0.065 0.065 -0.998 0.318 
Worker status-daily -0.011 0.036 -0.308 0.758 
Determination of break time 0.103 0.017 6.056 0.000 
Work autonomy -0.012 0.012 -0.967 0.334 

R-sq: 0.100
Adj. R-sq: 0.094
F(p): 14.920(<.001)

Table 5.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of construction workers on the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N=1,361, Bootstrap=5,000)

Categories Coefficient S.E. t P-value
(Constant) 2.537 0.134 18.872 0.000 
Independent 
variable

Safety and health system 0.275 0.028 9.754 0.000 
Physical risk factors 0.015 0.009 1.656 0.098 
Chemical risk factors 0.007 0.015 0.493 0.622 
Ergonomic risk factors 0.010 0.005 2.067 0.039 
Work intensity -0.014 0.007 -1.964 0.050 
Working hours per week 0.000 0.002 0.046 0.963 
Worker status-temporary 0.027 0.085 0.313 0.755 
Worker status-daily -0.076 0.046 -1.631 0.103 
Determination of break time 0.066 0.022 3.001 0.003 
Work autonomy 0.012 0.016 0.781 0.435 

R-sq: 0.089
Adj. R-sq: 0.082
F(p): 13.099(<.001)

Table 4.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of construction workers on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N=1,361, Bootstrap=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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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개의 표본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한 결과 Table 
7과 같았다. 결과에서 제시된 안전보건체계, 인간공학
적 위험인자, 휴식시간 선택권 등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
조건과 근로환경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안전보건정보제
공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앞서 Table 6에
서 확인된 인간공학적 위험인자는 근로환경만족도에 주

는 직접효과는 부(-)적이었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
효과는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인간
공학적 위험인자가 근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안전보건정보제공이 억압효과(suppression effct)
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ackinnon et al. 
(2000)와 Tzelgov & Henik(1991)에 의하면 이와 같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Categories Coefficient S.E. t P-value
(Constant) 2.533 0.116 21.797 0.000 
Mediating variabl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0.085 0.021 4.067 0.000 
Independent 
variable

Safety and health system 0.050 0.022 2.250 0.025 
Physical risk factors -0.003 0.007 -0.388 0.698 
Chemical risk factors -0.036 0.011 -3.170 0.002 
Ergonomic risk factors -0.018 0.038 -4.747 0.000 
Work intensity -0.002 0.005 -0.295 0.768 
Working hours per week -0.001 0.002 -0.709 0.479 
Worker status-temporary -0.068 0.065 -1.039 0.299 
Worker status-daily -0.005 0.036 -0.128 0.898 
Determination of break time 0.098 0.017 5.738 0.000 
Work autonomy -0.013 0.012 -1.059 0.290 

R-sq: 0.105
Adj. R-sq: 0.098
F(p): 15.647(<.001)

Table 7.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roviding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indirect effect)

(N=1,361, Bootstrap=5,000)
Variables Effect SE(boot) LLCI* ULCI†

Safety and health system 0.0234 0.0067 0.0109 0.0368
Physical risk factors 0.0012 0.0008 -0.0002 0.0031
Chemical risk factors 0.0006 0.0013 -0.0020 0.0034
Ergonomic risk factors 0.0010 0.0005 0.0002 0.0023
Work intensity -0.0012 0.0007 -0.0027 0.0000 
Working hours per week 0.0000 0.0002 -0.0004 0.0004 
Worker status- temporary 0.0023 0.0075 -0.0124 0.0177
Worker status- daily -0.0064 0.0044 -0.0162 0.0013
Determination of break time 0.0057 0.0024 0.0015 0.0108
Work autonomy 0.0010 0.0014 -0.0017 0.0039

*LLCI : Low L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limit Confidence Interval 

Table 6. The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of construction workers on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viding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direct effect)

(N=1,361, Bootstrap=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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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닐 경우 억압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공학적 위험인자가 근로환경만족도에 
주는 총 효과(–0.0171) 중 직접효과는(-0.0182) 매개변
수를 통한 간접효과는 (0.0010)로 나타나 인간공학적 
위험인자가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보
건정보제공이 실제로 억압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2017년도에 실시된 제5차 근로환경조사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
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있어서 안전
보건정보제공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본 연구
의 핵심 분석인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로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보정보제공의 매개효과를 
고찰하였다. 

첫째,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환경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독립변수인 화학적 위험인자
와 인간공학적 위험인자가 근로환경만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있었고. 안전보건체계와 휴
식시간의 선택권은 근로환경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있었다. 화학적 위험인자와 인간공학적 위험인
자가 근로환경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Lee(2018), Rowe et al.(2006), 
Park(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하였다. 특히, 
Park(2014)의 연구에서 통증유발자세, 분진노출 수준
이 근로환경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Park(2014)의 연구에서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노출 또
한 근로환경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의 대상
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과 다양한 업종의 혼재로 인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업에서 
화학적인자의 노출은 각 공종별로 다양하지만 주로, 콘
크리트분진, 기타분진(유리규산), 용접 흄 등으로 호흡
기질환과 관련이 있다(KOSHA, 2017). 인간공학적 위
험인자의 노출은 산업재해와도 관련이 높은데 ‘2018년

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8년 건설업의 업무상 질
병은 1,115건으로 요통이 416건이고, 신체부담작업이 
409건으로 근골격계질환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
다(MoEL, 2019). 따라서, 건설업 종사자의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노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건
설업 종사자의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근골격
계질환 발생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근로환경만족도에 정(+)의 영향
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
구결과와 비교 고찰 할 수 없으나, 추후 이 분야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
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
사 1,000억 원)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
임을 의무화되면서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강화
되고 있는 추세로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통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휴식시간의 선택권이 근로환경만족도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결과는 Lee & Park(2017)의 결과와 유
사하였으나 Lee & Park (2017)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건설
업은 생산 활동이 주로 옥외작업과 이동 작업이며, 생산
과정의 기술의 다양성과 육체적인 노동활동으로 작업강
도가 높다. 따라서 전신피로, 온열질환, 한랭 질환, 근골
격계질환 등의 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근로시
간과 휴식시간의 배분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설업 종사
자에게 적절하게 휴식을 하도록 함에 있어 계절적 요인, 
작업공정의 다양성, 업무강도, 신체적 부담 요소 등을 
고려해 휴식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
강장해예방과 함께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라고 판단된다.

매개변수인 안전보건정보제공은 근로환경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안전보건정보제공이 잘 될수록 
근로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
과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별 근로환경만족도 
연구에서 정보를 잘 제공받는 근로자가 만족하는 비율
이 가장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KOSHRI, 2012). Lee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연구 대상 그
룹의 직무불만족 요인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자신의 신체 손상이었는데, 안전보건정보는 근로자가 
사전에 유해⋅위험을 인지하여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근로환경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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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며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안전보건정보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비
율이 높아 안전교육 및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
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를 대
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Shin et al., 201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
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
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
비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
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하는 
제도이다(Woo & Oh, 2014), 그러나, 이러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가 최초 1회성 교육
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건설
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최초 받은 후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안전관련 지식 이해도 상태가 저
하되는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호주 및 싱가포르에서는 대한민
국보다 먼저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입법하여 운영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교육시간이 4시간이 많으며,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가 건설업에 일을 할 수 
있고, 2년 또는 4년마다 재교육 및 갱신을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Shin & Shin,2017). 따
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종사자 안전의식 
저하와 일과 관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부
족으로 인해 산업재해는 물론, 근로환경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바 안전과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매개변수인 안전
보건정보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체
계, 인간공학적 위험인자노출, 휴식시간 선택권은 안전
보건정보제공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반면, 작업강도는 안전보건정보제공에 부(-)
적인 영향을 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안전보건정보제공에 정(+)의 영
향을 미친 결과는 Kim(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고, 제조업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Lee et al.(2006)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대표적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선임된 안
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장이 보다 높은 
교육 실시율을 보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정
도가 높을수록 교육 실시율도 높아진 결과(KOSHA, 
2006)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업의 특성
상 원청과 하청, 재하청 등으로 구성된 중층 하도급구조
가 대부분이며, 건설업 종사자 중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
이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는(KOSTAT, 2018) 현황
으로 보았을 때,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와 근
로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해⋅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정보를 잘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
단된다.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의 노출은 안전보건정보제공에 
정(+)의 영향을 주어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의 노출이 많
을수록 안전보건정보제공을 잘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유해⋅위험노출이 될 때 안전보건정
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선
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하기 어렵다. 건설업 근로자들
은 반복 또는 지속적인 작업, 과도한 힘, 작업 시의 부
적절한 자세, 기후에 따른 잦은 근무환경 변화, 무거운 
장비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목, 어깨, 허리, 상⋅하지에 
통증을 수반한다. 근골격계질환은 사망으로까지 연결되
지는 않지만,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쉬우며, 요양기간이 
길어 휴업급여 의료비 등의 경제 보상비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Yoo et al., 2011). 근골격계질환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에 대한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해당
된다. 본 연구가 2017년 실시된 제5차 근로환경조사의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업에 
2015년 1월 1일부터 보건관리자자 선임이 의무화되면
서 요통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에 대한 보건조치가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진 상태의 결과로 생각된다. 아울
러, 본 연구의 대상의 연령이 50세 이상이 50% 이상, 
임시직/일용직이 근로자가 50% 이상임을 감안하면 건
설현장에서 대부분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고령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은 고용 또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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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공학적 위
험인자에 노출과 건강장해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인지수
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휴식시간 선택권은 안전보건정보제공에 정(+)적인 영
향을 주어 휴식시간의 선택권이 많을수록 안전보건정보
제공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
식시간의 선택권과 안전보건정보제공에 대한 실증적 선
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가 어렵다. 안전보건정보의 효
과적인 제공을 위해서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상
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
시하고 갖추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령 요지의 게시 등이 해당되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는 해당 작업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휴게
실, 현장식당, 작업장 주 출입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작업 중 휴식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은 근로자는 작업 시간 중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받
음으로 인해 시청각 자료와 같은 게시물 등에 노출 빈
도가 많아지면서 안전보건정보제공을 더 잘 받는 본 연
구의 결과로 생각된다. 

작업강도는 안전보건정보제공에 부(-)적인 영향을 주
어 작업강도가 높을수록 안전보건정보를 잘 받지 못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강도와 안전보건정
보제공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렵다. 
건설공사의 경우 기업은 모두 빠듯한 공사기간에 쫓기
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반드시 지켜
야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서 재해로 연
결되기 쉽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보
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제29조 안
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Lee 
(2018)의 연구에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형식
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로부터 유추 해석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만
족도 간 관계에 있어서 안정보건정보제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안전보건체계,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휴식
시간 선택권은 근로환경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안전보건
정보제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건
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에서 안전보건체계가 잘 되어있
을수록,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에 노출이 많을수록, 휴식
시간의 선택권이 많을수록 안전보건정보제공을 잘 받고 

이로 인해 근로환경만족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결과
에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근로조건 중 인간공학적 위
험인자는 근로환경만족도에 주는 직접효과는 부(-)적이
었으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골격계질환의 위
험요소인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의 노출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제공 수준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건설업 
종사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건설업 종사자에게 일과 관련한 
위험과 건강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근로환경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
므로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전보건정보를 쉽게 이해하
고, 인지할 수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과 
사내 안전보건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
으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향후 본 연구의 발전 방향으로는 건설업 외에 타 산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안
전보건정보제공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보다 상세하고 객
관적인 지표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의 의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화학적 위험인자 및 인간
공학적 위험인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휴식시간의 선택권
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일
과 관련된 안전보건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뿐 만 아니라 본 연구로 추후 이들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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