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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nstruction sites, effective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is required beyond post-processing 

safety managemen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odel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afety culture key elements, safety, unsafe behavior management, 

and safety for autonomous and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Method: The relationship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survey data to the structural equation, and the path to safety outcomes from exogenous 

variables was explored and major issues were presented by interpreting the part suggested by the 

hypothesis verified by the analysis results. Resul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liminary model and 

the path model, the appropriate model fit was confirmed, and the significant effect of exogenous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was confirmed.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it can contribute to 

continuously improving safety performance before safety accidents occur through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afety and unsafe behavior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key elements of safety culture.

Keywords: Structural Equation(SEM),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afety Behavior, Safety Per-

formance, Non-Recursive Path Model

요 약

건설현장에서는 사후적 안전관리를 벗어나 실효성 있는 예방적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율적이고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 안전문화 핵심요소, 안전, 불안전 행동관

리, 안전성과의 관계모형을 제시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설문조사 데이터를 

구조방정식에 적용하여 관계를 분석하고, 검증된 가설이 시사하는 부분을 해석하여 외생변수로부터 

안전성과에 도달하는 경로를 탐색하고 주요 논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예비모형과 경로모형을 분

석한 결과, 적합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고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

다. 결론: 안전관리 활동, 안전, 불안전 행동관리, 안전문화 핵심요소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전에 지속적

인 안전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안전관리 활동, 안전문화, 안전행동, 안전성과, 구조방정식(SEM), 비재귀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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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 “2022.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기타의 사업’이 39.0%, ‘건설업’

이 25.3%, ‘제조업’이 22.2%가 발생 되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49.8%와 제조업이 20.0%로 많이 발생하였

다. 이 수치는 중대 재해 처벌법(2021. 01. 27 시행)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나타낸다. 

건설공사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정부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Cho(2022)은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는 현재 충분히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건설업계 사고의 직접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

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 뒷받침되어야 하며, 간접원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의 안전관리 업무 참여 및 협조, 이행 미흡에 대한 개선사항을 주장하며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건설공사 사

고 예방의 한계점을 주장했다. Lee(2021)은 국가와 민간 주도의 산업재해 예방 대한 노력이 과거와 비교해 점차 증가하고 있

고 이로 인해 전체 산업의 재해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업에서는 여러 가지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는 상황

이며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과 안전지표를 활용해 계속 적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과 같은 안전규제와 IOT 안전기술 등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 제도는 규제와 징벌에 초점을 맞추어져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IOT 안전기술은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자율적이고 예방적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부족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최전방에 있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실제 안전성과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과 안전문화 핵심요소와의 관계에서 

안전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

안전관리 활동

Son(2020)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산업 분야별로 다르게 정의 내리는데 건설공사에서는 작업공간 내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인 시스템이라 하였으며, So(2022)은 지자체 발주공사 단계별 건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

재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발주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Lee(2021)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및 평가와 기능 강화를 통해 개선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 P-D-C-A 시스템을 적용하고, 특히 Check 영역의 점검 및 평가 부분

을 정량화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eong(2021)는 안전순찰의 지적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동 감사(안전순찰)와 조직감사(안전진단)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했으며, 안전 업무운영 분야에서 안

전보건관리체제와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는 것에서 만

족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담당하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역시 단

지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의 안전문제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안전과제를 실질적으로 

심의하여 해결하는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전 예방 활동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목표 수립과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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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활동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안전문화 핵심요소 관리

Kim(2020)는 안전을 사전적 의미로 위험의 발생이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상태로, 안전한 상태를 위험한 요소가 존

재하지 않는 상태나 위험요소가 존재해도 사람이 안전하도록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그런 대책이 확인된 상태를 뜻하며, 

안전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잠재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Yoo(2020)은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1986년 체르노빌에서 발생 한 원자력 발전

소의 사고 이후 ‘안전’이라는 목표에 있어 경영과 인적요인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안전문화의 개념이 발표 된 이후 안전문화

에 대한 큰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제시하고, Kim(2013)는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조직문화의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조직문화의 요소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 신념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 조직 전체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Kim(2020)은 안전문화를 안전(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요인 때문에 피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주장하였고, Kim(2020)은 안전문화를 일반적으로 안전

과 관련된 조직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며 조직의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와 같은 정도로써 안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

정대로 시행되는 하나의 절차라고 정의했다. 또한, 주관적 규범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한 규범적인 신념으로서 주변 근로자들

이 하려는 행동을 허용할지 혹은 허용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로 정의하고, 안전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이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제시하였다. Park(2019)은 안전문화를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공간에서 안전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해 작업자들이 공유하는 태도와 신념, 인식과 가치관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안전, 불안전 행동

안전행동에 대해서 Chen et al.(2014), Kim(2020)은 안전행동은 준수와 참여 또는 임무 안에서의 행동과 임무 밖에서의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안전행동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개념에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의 안전행

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규정과 지침 같은 규정과 별도의 안전참여 행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직원의 안전행

동 범위는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불안전한 행동관리에 대

해서 Park(2019)은 작업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 간에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근로자의 불안전

한 행동을 관찰하게 되면 관찰한 내용을 불안전 행동을 하는 근로자가 알도록 설명할 수 있게 되며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설

명을 들은 근로자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안전성과

안전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구시대적인 방식이며 Cooper et al.(2004), Son(2020)는 

사고 재해율, 안전사고율은 결과적인 성과 측정방식이며 과정에 관한 내용이 배제되었다고 하였으며 현장 성과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은폐, 부적합한 평가, 소급적용의 은폐 경향이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Hinze et al.(2003), Son(2020)는 건설현

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성과 연구에서 안전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관리자들이 성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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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구급 상해와 행동기반의 작업자 관찰, 작업 손실 일수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Son(2020)는 안전행동이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결과로 습관과 위반만이 안전성과에 영향력이 있다고 도출하였

으며 이러한 결과는 안전행동의 습관이 많을수록 안전성과가 높아지는 것이며 안전행동의 위반이 많아질수록 안전성과는 

감소한다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전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습관을 도모하는 정책

과 실무적인 대안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Griffin과 Neal(2000), Kang (2013)은 안전성과는 재해가 아닌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 생각하여 업무성과로 작업자가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행동을 보이는 안전순응(Safety Compliance)을 채택하였고, 맥락성과로는 안전을 위

한 활동에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안전참여(Safety Participation)로 제시하였다. 

안전행동강화

Kim(2020)은 “안전행동은 안전참여와 안전준수, 또는 임무 내에서의 행동과 임무 외에서의 행동(extra-role safe)으로 파

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연구자들이 안전행동에 대한 내리는 개념의 공통점으로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행동이 적극적인 방향

으로 규칙과 지침 같은 규정 이외의 안전참여 행동도 포괄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행동 범주가 포괄적이며 또한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2013)은 Wong(2009)이 공공근로 사업에서 발생한 낙하사

고를 분석하기 위해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여 안전을 개선 시키는 방법으로 안전교육과 장비 강화, 마지막으로 

처벌과 포상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한 장비를 사용을 줄여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

지침과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불안전한 태도를 개선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안전성과를 향상하는 방

안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2013)의 ‘HSSE’ 강화요인 중 상벌제도를 안전행동강화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안전관리 활동, 안전, 불안전 행동, 안전문화 핵심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안전관리 활동 하위요인 안전예방 활동과 안전순찰, 안전, 불안전 행동 하위요인 휴먼

에러는 안전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로 구성하고, 안전, 불안전 행동 하위요인 안전준수는 안전문화 핵심요소 하위요인 안

전의식과의 관계에서 안전성과에 간접적인 영향 관계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Fig. 1. Safety and route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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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 재귀모형은 변수 간의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설명 오차 변수 간은 상관이 있다. 재귀모형은 이와 반대

로 변수 간 한 방향으로 영향을 나타내며, 설명 오차 변수 간에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 안전예방 활동은 안전성과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H2 : 안전순찰은 안전성과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H3 : 휴먼에러는 안전성과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H4 : 안전준수는 안전의식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H5 : 안전의식은 안전성과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H6 : 안전성과는 안전의식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수도권 건설현장의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관계자를 임의로 선정하

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은 구글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작

성하고 근로자는 각 현장에 우편으로 각 현장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수기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

년 10월이고, 설문지는 총 245부를 배포하고 23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불량한 21부를 제거한 후 215부를 연구에 사용하

였다.

변수 및 측정 도구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Jeong(2021)에서 제시한 행동 감사(안전순찰)와 조직감사(안전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효과적인 안전활동과 사고 예방,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바람직한 모습에서 안전순찰 4문항,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5문항, 

안전예방 활동 8문항, 의사소통 7문항을 리커트척도(5점)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으면 안전관리 활동 수행이 잘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안전문화 핵심요소관리

안전문화 핵심요소관리 하위요인 안전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Kim(2020) 등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Yang(2022)에서 사용한 도구와 안전교육을 측정하기 하기 위해 Kim(2013)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태도 5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안전의식 5문항, 안전교육 7문항을 리커트 척도(5점)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으

면 안전문화 핵심요소관리가 잘 수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 불안전한 행동

안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Kim(2018)에서 안전준수 측정 도구 6문항, 안전습관 측정 도구 6문항을 선정하고, Se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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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전참여 3문항을 채택하여 리커트척도(5점)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불안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Kim(2018)에서 사용한 안전실수 8문항, 안전위반 5문항을 선정하고 Moon(2018)의 휴먼 에러 8문항

을 채택하고 리커트 척도(5점)로 구성하고 역 코딩하여 데이터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안전성과

안전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2013)이 사용한 안전성과 측정 도구 7문항을 리커트 척도(5점)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

으면 안전성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행동강화

안전행동강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2013)이 사용한 상벌제도 도구를 사용하여 6문항을 리커트척도(5점)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으면 안전행동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분석을 위해서 SPSS,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하고 둘째, 요인

분석 후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경로모형 분석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도 및 독립변수 안전관리 활동과 종속변수 안전성

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안전문화 핵심요소관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은 건설공사 관계자로 근로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등을 포함한 215명이며, 성별은 남성이 195명

(90.7%), 여성이 20명(9.3%), 업무는 현장 근로자가 83명(38.6%), 안전관리업무가 37명(17.2%), 현장소장이 11명(5.1%), 

관리감독자가 73명(34%), 기타가 11명(5.1%)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관련 경력으로 1년 미만이 13명(6%), 1년 이상~5년 

미만이 29명(13.5%), 5년 이상~10년 미만이 44명(20.5%),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1명(19.1%), 15년 이상이 88명(40.9%)

으로 조사되었다.

주요변수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 도구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고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결과 x²값 

(15054.325)의 유의확률 p < .001 를 확인하였고, KMO 측도값이 0.5 이상(.913)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요변수의 신뢰도

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안전순찰이 

3.76(S.D:0.944), 안전예방 활동이 3.95(S.D:0.762), 안전준수가 4.11(S.D:0.723), 휴먼에러가 2.43(S.D:1.022), 안전의식

이 4.21(S.D:0.716), 안전행동강화가 4.00(S.D:0.761), 안전성과가 4.11(S.D:0.720)로 나타났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공학 계열 기준으로 0.7%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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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key variables 

변수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안전순찰 4 3.76 0.944 .903

안전예방활동 8 3.95 0.762 .925

안전준수 6 4.11 0.723 .865

휴먼에러 8 2.43 1.022 .941

안전의식 5 4.21 0.716 .905

안전행동강화 7 4.00 0.761 .907

안전성과 6 4.11 0.720 .894

경로모형분석

경로모형을 설명하면, 지각된 안전의식은 안전준수와 안전성과의 함수로 모델링 된다. 다음으로 안전성과는 차례로 안전

예방 활동, 안전순찰 그리고 휴먼에러 관리 활동의 함수로 모델링 된다. 이 모델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안전관리 활동의 능력

은 인지된 안전성과에 달려있고, 안전준수 또한 안전성과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양방향 피드백 모델을 비 재귀

(non-recursive)라 한다. 안전성과에서 안전의식으로, 안전의식에서 안전성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회귀계수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의 지수를 결과로 절대 적합지수 (CMIN)=1.491(p>.05), RMSEA= .000, 

중분 적합지수 NFI = .998, TLI =1.006, CFI=1.000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요구 적합도를 충족시켰으며, 최종 경로모형은 

Fig. 2와 같다.

Fig. 2. Safety management non-recursive path model

경로 모델의 표현방법은 외생변수에서 시작하여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에서 끝이 나며,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변수 간 직

접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Kim, 2022). 경로모형 분석결과, 안전준수는 안전의식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510, 

p < .001), 안전예방 활동은 안전성과에도 정(+)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5, p < .001). 안전순찰은 안

전성과에 정(+)적인 영향 관계로 나타났고(=.203, p < .001), 안전의식은 안전성과에 정(+)적 영향 관계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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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p < .001), 안전성과는 안전의식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9, p < .001). 그러나 휴먼에

러는 안전성과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124, p < .01). 이는 휴먼에러가 낮을수록 안전성과 높아진다는 예

측을 할 수 있다. 경로모형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안전예방 활동과 안전순찰, 휴먼에러는 안전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

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순찰이 실효성 있도록 관리하고 안전예방 활동 시 안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위

험성 평가와 사고사례 정보를 근로자에 적극적으로 공유 또는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피로와 주의력 부족을 관리하여 안전성과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안전준수는 안전

의식과의 관계에서 안전성과에 간접적인 영향 관계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위험을 예지했을 때 이를 개선하려는 의식과 스

스로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안전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줄이고 회사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는 안전성과를 

향상하는 방안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key variables 

경로
Estimate

S.E. C.R>
B 

안전준수 → 안전의식 .505 .510 .060 8.476***

안전예방활동 → 안전성과 .260 .275 .051 5.125***

안전순찰 → 안전성과 .155 .203 .038 4.087***

휴먼에러 → 안전성과 -.087 -.124 .027 -3.265**

안전의식 → 안전성과 .460 .458 .071 6.458***

안전성과 → 안전의식 .388 .389 .077 5.051***

*p < .05, **p < .01, ***p < .001

결 론

본 연구는 예비구조모형에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 불안전 행동, 안전문화 핵심요소관리, 안전성과 간의 회귀 관계와 경로

모형 분석을 하였다. 경로모형 분석결과, 안전준수, 안전예방 활동, 안전순찰,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먼에러는 낮을수록 안전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건설현장에 주는 시사점은 안전예방 활동, 순찰, 휴먼에러가 안전성과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안전준수는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또한, 안전의식과 안전성과의 양방향 선 순환적 관계가 검증되었다는 시사점이 

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일시적인 사후 안전대책보다

는 안전성과 관리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활동을 우선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활동 중에서도 안전순찰, 안

전예방 활동과 안전문화 핵심요소 중 안전의식, 안전, 불안전 행동관리 중에서는 안전준수, 휴먼에러, 안전행동 관리를 통해

서 예방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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