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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발생으로 
인해 국제항공운송 수요가 2020년 최대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며 다

시 항공수요는 전염병 확산 전 80%에 달할 정도로 급
격하게 회복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CAO, 2023).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항
공산업의 장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난과 숙련된 항공종사자 부족 등은 안전문화의 기
반이 되는 안전의식 저하로 이어져 자칫 재도약을 준
비하는 항공업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ACI, 2022). 

이에 본 연구는 항공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의식을 구성하는 4개 구성요소인 안전가치
(Safety Value), 안전운영(Safety Practice), 안전교육
(Safety Training), 안전소통(Safety Communication)
을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에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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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 분야로 세분화 된 안전의식 요인에 대한 경영
자, 관리자, 근로자의 인식 정도를 각각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항공 안전의식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Ⅱ. 본  론

2.1 이론적 배경

2.1.1 안전의식 요인

안전문화(Safety Culture)라는 단어는 1986년 체르
노빌 사고 보고서에 최초 등장하였으며, 이후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직의 안전풍토
(Safety Climate)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행
되었다(KOSHA, 2016). 

안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안전에 대한 가치와 우선순
위를 공유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의 집합체로 
정의되며, 안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위험 상
황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문화를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Sorra and Nieva, 2003). 

안전에 대한 의식은 개인의 인식과 인식된 위험에 대
한 반응, 안전에 대한 지식과 인지된 책임을 포함하는 
안전문화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안전문화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Groves, 2014).

특히 Groves(2014)는 안전의식의 향상이 조직 내 
안전문화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안전의식의 향상
은 구성원들이 안전을 우선시하고 위험을 식별하며 개
선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며, 조직내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 즉,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함으
로써 조직 전반에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고 사고 예방
을 도모하는 것으로 안전의식이 향상되면 구성원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안
전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조직 내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통해 형성된 안전의식은 구성원들의 안전 증진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안전의식은 안전에 관하여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Attitude)나 신념(Belief), 인식(Perception), 가
치관(Value)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가지는 의식이다. 

안전의식은 조직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Cho, 
Kim, and Park, 2014).

이러한 안전의식은 다시 안전가치, 안전운영, 안전
교육, 안전소통으로 세분할 수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22).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안전가치는 안전을 조직이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명시하고 자원과 시스템
을 제공하는 등 이를 수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안전운영이란 안전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하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등의 적용을 포함한다. 안
전교육은 조직 내 또는 개인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증
진하고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
전소통은 위험요소, 사고사례, 안전정책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 관계자 간에 원활한 의사
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 내부에서 팀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안전의식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다양한 구
성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활동이 조직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 체질화된 
상태기에, 조직 구성원 별 계층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
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예방적 안
전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1.2 ICAO 항공안전시스템과 안전문화

ICAO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의 체계적 정착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19(Safety Management)를 수립하여 국
제항공사회가 준수해야 할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을 수립하였다(ICAO, 2016). 

ICAO는 부속서 19 제정을 통해 모든 국제민간항공
협약 체약 당사국이 항공정책을 수립하여 자국 항공 
산업계에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국가항공안전프로그
램(SSP)의 이행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
내외적인 안전증진(Safety Promotion) 활동을 권고하
고 있다. 

안전문화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매뉴얼인 Doc 
9859 항공안전매뉴얼(Safety Management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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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ICAO, 2018). 
특히 ICAO는 해당 매뉴얼을 통해 조직과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이해하고 안전문화를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하여 안전
문화 정착도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활동은 관리자를 포함한 구성원에게 고
유한 조직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1.3 국토교통부 안전문화 가이드라인

ICAO의 안전문화 정책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또한 2016년 ‘항공사 안전문화 관리감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항공사들이 자체 안전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문화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였다(MOLIT, 2016). 

국토교통부의 안전문화 가이드라인은 SMS를 신체
(Body), 안전문화를 영혼(Mind)으로 비유하며 훌륭한 
안전문화 없이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불가능하기에 안전문화는 안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전문화 수준을 인식하고 개선하
기 위해서는 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전 임직원에게 전
파하여 자사의 안전문화 수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
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안전문화 
취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와 진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2 연구의 방법 및 분석

2.2.1 연구대상 및 방법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의식수준 진단 모델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요소에 
따른 활동별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별(경영진, 관리자, 
근로자) 인식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를 도출하여 안전문
화의 성숙도 증진을 위한 안전의식의 제고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항공사의 경우 직군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특성이 있기에, 본 연구는 사
례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정비사, 객실승무원, 운항관
리사, 일반지원직 등 전 직군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안전의식에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수준별 분석

을 위해 활동의 영역을 계획, 실행, 점검, 개선 PDCA 
사이클(Cycle)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PDCA 사이클은 Walter A. Shewhart and W. 
Edwards Deming에 의해 개발된 품질 관리 도구로서 
193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품질 
향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인정받았
고 현대의 품질 관리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
다(Moen and Norman, 2006).

Table 1은 20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의
한 ‘안전의식 수준진단 도구’에서 안전문화 영역과 안
전문화 활동 분야의 조작적 정의 이며 세부내용은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항공안전 분야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KOSHA, 2022).

먼저 항공안전 분야에 있어 안전가치 영역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표명하고 안전목표를 설정하여 업무
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안전신념’, 안전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안
전몰입’, 조직 구성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점검하고 안
전 성과 및 목표를 평가하는 ‘안전 성과 평가’, 마지막
으로 안전가치를 조직 내 확대 및 전파하는 ‘안전가치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운영 영역은 안전환경의 변화와 도출
된 이슈를 반영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안전운영 체계 
구축’, 조직 구성원이 안전경영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하
는 것을 의미하는 ‘안전순응’, 안전규정과 절차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
인 ‘안전운영체계 점검’, 그리고 안전운영체계의 효과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활동인 ‘안전운영체계 개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 영역은 항공안전 교육의 수요를 정

계획(P) 실행(D) 점검(C) 개선(A)

안전가치
(V) 안전신념 안전몰입 안전성과 

평가
안전가치 

확산

안전운영
(P)

안전운영
체계 구축 안전순응 안전운영

체계 점검
안전운영
체계 개선

안전교육
(T)

안전교육 
설계

안전교육 
실행

안전교육 
효과 평가

안전교육 
개선

안전소통
(C)

안전소통 
채널 구축

안전소통 
채널 활용

안전소통 
채널 점검

안전소통 
채널 개선

Table 1. Factors of safet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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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파악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안전교육 
설계’, 이러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안전교육 실행’, 
그리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는 ‘안전교육 개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소통 영역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설계하는 ‘안전
소통 채널 구축’, 실제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 안전
에 관한 의견, 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달하는 
‘안전소통 채널 활용’, 안전소통 채널의 효과성과 효율
성 그리고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안전소통 채널 점
검’, 끝으로 안전소통 채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원
활한 소통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소통 채널 개
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의식수준 도구 모델과 
함께 추가적인 가중치 부여를 위해 ICAO의 부속서 19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안전문화 측정 가
이드라인을 종합하여 Tables 2, 3과 같이 리커트 5점 
척도 객관식 168문항, 가중치 점수부여를 위한 중요도 
점수 분배 9문항의 총 177문항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가중치 부여는 비율척도를 가중치로 환산하는 방법
으로 가중평균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중평균방법은 각 항목의 비율점수와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가중치의 총합으로 
나누어 가중평균을 계산하였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

W는 가중평균값, n은 항목의 개수, Ri는 I항목에 
대한 비율점수, Wi는 I번째 항목의 가중치이다.

2.2.2 분석결과

사례 항공사의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의식 수준 진단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오프라인 설문지 총 4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
문 중 미응답, 무성의 응답, 신뢰성 관련 설문을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30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SPSS 25.0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먼저 빈도
분석으로 직책별로는 경영자 7.8%, 관리자 15.2%, 근
로자 157%의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직군별로는 정비
직 24.5%, 운항승무직 9.8%, 일반지원직 41.7%, 캐빈
승무직 19.1%, 기타 4.9%를 나타내었다. 설문 대상자
의 평균 근속기간은 6.9년이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항목 1 점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 4

안전 투자 및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1

안전목표 달성 수준 파악 및 평가 2

안전가치 전사적 확대 전파 3

합계 10

항목 2  점수

자사 운영 항공기의 업무표준,
시스템 개발 및 설계 2

업무표준 시스템 준수 2

업무표준 시스템 점검 3

업무표준 시스템 개선 3

합계 10

Table 2. Weighted questionnaire example

문항 예시

안전소통 채널은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안전사고에 대한 자발적 보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편인가? 

관리자는 규정과 절차 준수한 업무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편인가? 

회사는 규정을 준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 투명성이 있는 편인가?

근무현장에서 동료 상호간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편인가? 

경영진은 구성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항상
언급하는가?

경영진은 안전교육의 중요함을 항상 강조한다.

구성원은 안전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리커트 5점 척도 답변 예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able 3. Examples of Likert scal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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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를 산출하였고 안전가치 0.743, 안전
운영 0.839, 안전교육 0.812, 안전소통 0.807로 확인
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0.6 이상은 신뢰도가 있으며 0.7 이
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한다(Sijtsma, 2009).

점수부여에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중요
도를 평가하였다. 상대적 중요도는 0부터 1 사이의 값
으로 설정되었고 문항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Ri로 설정하였다.

이후 상대적 중요도를 모두 더하여 총 중요도를 계
산하였고, 총 중요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T로 설정하여 
상대적 중요도 정규화하였다.

다음으로 각 문항의 비율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상대적 중요도를 총 중요도로 나누었고, 비율 가중치를 
나타내는 변수는 Wi로 설정하였다. 

계산된 비율 가중치의 일정 비율로 조정한 후 총합
을 보정하여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여 반영하였다. 

Ri: 각 문항의 상대적 중요도
T: 총 중요도
Wi: 각 문항의 비율 가중치
비율 가중치 설정 수식: Wi = Ri / T

도출된 설문의 종합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의식수준 분석결과의 포맷을 사용하여 재구성하면 
Table 4 및 Fig. 1과 같다.

진단결과 사례 항공사의 안전의식 수준은 안전신념
과 안전순응 분야에서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 모두 높
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모든 구성원이 안전소통 채널
의 점검과 안전교육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결  론

안전의식은 안전문화(Safety Culture)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모든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하여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Sustainable)한 SMS 구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안전의식이 결여된 조
직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 등의 자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절차나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SMS의 
성공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높은 안
전증진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안전의식을 구성하는 영역과 활
동 분야를 각각 세분하여 안전가치, 안전운영, 안전교
육, 안전소통 4가지 영역에서 계획, 실행, 점검, 개선 
환류 사이클의 4가지 활동 조합으로 총 16개 안전의식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경영자의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영역 활동 요인
응답자 전체

응답
결과

가중
치

종합
결과

안전
가치
(V)

P 안전신념 3.6 1.1 4.25

D 안전몰입 3.38 1.08 3.56

C 안전성과 평가 3.36 0.94 3.10

A 안전가치 확산 3.31 0.82 2.65

안전
운영
(P)

P 안전운영체계 구축 3.46 0.91 3.15

D 안전순응 3.34 1.17 4.22

C 안전운영체계 점검 3.39 0.83 2.84

A 안전운영체계 개선 3.46 0.9 2.72

안전
교육
(T)

P 안전교육 설계 3.42 0.85 2.80

D 안전교육 실행 3.51 1.15 3.99

C 안전교육 효과 평가 3.36 0.8 2.85

A 안전교육 개선 3.37 0.85 2.74

안전
소통
(C)

P 안전소통 채널 구축 3.3 1.15 3.50

D 안전소통 채널 활용 3.37 0.85 3.32

C 안전소통 채널 점검 3.4 0.75 2.74

A 안전소통 채널 개선 3.32 0.85 2.62

Table 4. Overall result of safety awareness level 

Fig. 1. Overall result of safety awarenes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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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안전경영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솔선수
범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안전 증진 활
동의 직접적 참여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문서를 
통한 안전정보 획득에 치우친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안전교육의 효과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주기적 검토를 
통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의 보완과 개선에는 관심도가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관리자는 안전규정과 절차를 중요시 하여 
근로자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과 관
련한 정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안전성과 목표와 원칙의 이해도가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다만, 안전성과 목표 설정 시 관례적이며 평가의 기
준이 단순하거나 제한적이고 안전규정, 절차, 교육프로
그램은 점검․평가시행의 효과성 점검 및 피드백을 통
한 개선 등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경우 안전규정과 절차를 적극
적으로 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안전한 행동 발생 시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 현장에서 인지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서는 적극적인 안전소통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
구하기보다는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안전교육 또한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을 통
해 개인의 안전지식과 직무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안전의식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가치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의 안전의식
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는 조직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가 수익 추구가 아닌 ‘안전’임을 선언하
고, 경영진의 이러한 안전중시 메시지가 모든 구성원에
게 원활히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조직
의 안전인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 
등의 각종 자원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전사
적 안전가치 공유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제
도를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관리자와 근로자 또한 안전성과 및 목표 달성을 위
해 안전 지표를 부서와 개인의 핵심성과지표로 관리하
고 평가하며 근로자에게 각종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과 같은 현장의 

잠재된 위험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유
하여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안전운영 영역에 있어 경영자는 새로운 안전
이슈와 경향을 파악하여 이를 안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안전경영의 실천을 통해 관리자와 근로자가 안전운
영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 또한 이러한 안전 정책을 실행할 제도와 절
차를 계획할 때 사업장 내․외부의 안전이슈 및 번화 
추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운영체계의 효과성을 점검하
여야 한다. 

근로자는 조직의 안전규정과 절차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동료와 
관리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경영자는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안전교육을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리
자는 안전교육에 관한 구성원의 요구(Needs)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후 구성원의 만족도, 참여도, 이해
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교육 성과의 달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근
로자 또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
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제
공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안전소통 영역 강화를 위해 경영자는 무엇보
다 구성원 누구든지 직급과 관계없이 안전관련 정보와 
대책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자 또한 누구나 쉽게 안전 관련 정보를 주고받
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또한 각종 안전정보 소통 및 
공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된 
안전정보를 보고하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최고 경영자부터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까
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가치, 안전운영, 안전
교육, 안전소통에 관한 안전의식 향상은 궁극적으로 긍
정적인 안전문화 확립과 항공안전 확보에 굳건한 기반
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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