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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ontheeffectoftheconstructionworkers'work

abilityandjobstressesontheoccurrences

ofindustrialdisasters

(FocusedonApartmentConstructionWorkers)

AeReeKim

DepartmentofSafetyEngineering,TheGraduateSchoolofIndustry,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In 2010,the accidentratio ofconstruction industry (0.70%)was higher

comparedtothewholeofbusiness(0.69%).Thenumberofbusinessplaces

and workers in this industry was respectively 221,617 and 3,200,645;it

accountsforahighproportionofthatoftheentireindustry.So,industrial

accidentscaused heavy casualtiesand ahigh death toll(22,504and 611,

respectively).Thenumberofcasualtiesanddeathsincreased(1,506and5,

respectively) over 2009. The toll of casualties and deaths of the

manufacturingindustryin2010was34,069and618,respectively.Thenumber

ofcasualtiesofconstruction industry waslower(33.9%)comparedtothe

manufacturingindustry,butthenumberofdeathoftheformerdidnotshow

agreatdifferencefrom thatofthelatter.Thisshowsthattheproportionof

casualtiesleading todeathsoftheconstruction industry isgreatly higher

compared to themanufacturing industry.Theanalysesofthenumberof

casualties,andtheratioofaccident,oftheconstructionindustryshowedthe

followings.Thenumberhassteadilyincreasedsince2006(18,300).Th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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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from 0.72% (2006)to0.64% (2008),butithasincreased;theratio

of2010was0.70%.AccordingtoConstruction& EconomyResearchInstitute

ofKoreaandtheKoreaNationalStatisticalOffice(NSO)inJuly2011,the

forties ormore accounts for77.4% ofthe totalnumberofconstruction

craftsmen(exceptingengineer,technicalexpertandclericalworkerasworkers

workinginconstructionsites)attheendof2010,andthisratioishigher

(18.5%)thantheproportionofthefortiesormoretothewholeofemployees

(59.0%).Becausethespeedofagingoftheworkersinconstructionsiteshas

increasedfortherecent10years,thecomponentratioofthefortiesormore

to the whole employees increased by 18.5% from 2000 (47.5%)to 2010

(59.0%).However,the ratio of the forties or more to the whole of

constructioncraftsmenincreasedby18.6% duringthesameperiod.Technical

skillsoftheconstructionindustryhasgraduallygrownoverthepast.

Further,theinterestinindustrialsafetyandtheconsciousnessandeffortto

preventindustrialaccidentsarehighercomparedtothepast.Nevertheless,the

accidentratioofconstructionindustryisnotshrinkinglargelyandtheratio

ofagingoftheworkersintheconstructionindustryisgraduallyincreasing.

The above points motivated us to evaluate work ability and job stress

according to age,continuous service yearand task type ofconstruction

workers.Weconductedaresearchofeffectsoftheiroccupationalperformance

abilities and decreased labor capability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basedontheresults.

This research aims to supply working environments suitable for the

gradually-aging workforcecomposition ofconstruction industry and to be

usedasafundamentalmaterialofworkingsafetymanagementformiddle-

andold-aged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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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연구의 필요성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건설업취업자의 비율은 전체

7.8%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1)
.건설업은 과거 반세

기 동안 국가경제를 성장시킨 주된 산업으로 단일산업으로는 우리나라에

서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9년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1,923개로 분류된 산업 구성 중 1000명이

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제조업이 총 사업체수 320,274개,

종사자수 3,269,33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총 사업체 수 94,716개로 사업체수로는 전체 39위,종사자수는 894,504명

을 차지하고 있다
2)
.이 두 산업의 최근 5년간 재해사수와 사망자수를 비

교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2006년 재해자수 35,914명 사망자수 482명에서

2010년 재해자수 34,069명 사망자수 386명으로 과거에 비하여 재해가 감

소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2006년 재해자수 17,955명,사망자수 631명에서

2010년 재해자수 22,504명,사망자수 611명으로 재해자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수는 크게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2006년 근로복지공단의 발

표에 따르면 근로자 보상비용의 약 30%가 건설재해에 쓰이고 있다고 하

니 건설업 재해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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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거에 비하여 건설업의 산업규모가 커지고 종사 근로자수가 증가하

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 추측하여 볼 수 도 있겠으나,제조업 또한 종사자

수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에도 재해자수는 줄어들었다는 결과와 비

교하여 볼 때 건설업의 재해발생비율의 증가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비정형화 된 작

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 강도 또한 높다.고용안정성 또한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체 인력구성 중 일용직의 비율이 매우 높아 비전문

인력 및 고령자의 취업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 2010년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즉,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

로자의 인력구성은 건설업 전체 취업자중 40대 이상 비율이 77.4%로 전

체산업 취업자 중 40대 이상비율보다 18.4%나 더 높은 비율을 차지고 있

다.타 산업대비 고령화 비율을 살펴볼 때 전체 산업이 2000년도에는

47.5%,2010년에는 59%로 11.5%증가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2000년

58.8%에서 2010년 77.4%로 무려 18.6%나 증가하여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고령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산업현장의 근로자는 업무조건 다음으로 건강과 체력이 작업능력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10)
점에 착안하여 볼 때 건설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과 고용의 불안정,노동인력구성의 고령화가 건설업 종사자의 작업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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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로 말미암은 직무스트레스가 재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건설업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작업능력이 산업재해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 진 바가 없으며 직무스트레

스와 재해발생에 대한 연구들은 현황을 분석하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예

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이 재해발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평가

를 통하여 이들이 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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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목적

최근 산업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작업능력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발

표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작업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1~15)

또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작업능력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

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며 직무스트레스

의 세부 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통하여 작업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아파트건설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설문” 및 핀란드산업보건연구원(FIOH)의 “The Work Ability Index

(WAI)”설문을 통하여 연령,근속년수,직무스트레스가 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이 재해발생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방안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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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배경

2.1건설업 개요

2.1.1건설업의 정의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토목과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영업을 말하며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나누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에서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

착·정지 등의 지반공사,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

건물,조립식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5)
.

건설공사는 크게 일반공사,특수공사,전문공사로 분류되며 일반공사는 토

목공사,건축공사로 특수공사는 철강재 설치공사,준설공사,조경공사로

전문공사는 의장공사,토공사,미장 및 방수공사,석공사,도장공사,조적공사,

비계 및 구조물해체공사,창호공사,지붕 및 판금공사,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철물공사,설비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보링 및 그라우팅공사,철도

및 궤도공사,포장공사,조경식재,수중공사,조경시설물 설치공사,건축물

조립공사,강 구조물공사,승강기설치공사,온실설치공사로 세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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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건설업의 특성

건설업은 국토개발,산업건설,주택건축 등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고정자본 형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시장구조나 생산 활동

면에서 다른 산업과 구별된다,건설업을 생산형태에서 보면,개별적 주문

에 의한 일회적 생산이기 때문에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품을 표

준화하기가 어렵다.또한 생산 기간이 길고 옥외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환경과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요

인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으며,생산 활동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고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더구나 생산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속적

이기 때문에,경영자원의 활용 신축성이 크고 경영활동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계획적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사마다

그 생산 활동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건설업이 다른 산업과 다른 특성

은 다음과 같다
20)
.

1)열악한 작업환경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옥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형,지질,기

후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공정의 진행에 따라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재해 위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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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업의 혼재성

다수의 전문업체가 동일 구역 내에서 동일한 하나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

하기 위하여 서로 공정상 선행하거나 후속으로 교차하여 진행되므로 근로

자들 상호간의 원활한 상호 횡적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3)작업의 가변성

일정한 작업자가 일정한 기계 또는 기구로 작업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

고,가설물의 조립 및 해체,중량물 취급 및 운반,건설 기계의 운용 등

모든 작업 방법은 고정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소를 항시 이동

해야 하므로 재해 위험성이 높으며 그 형태가 다양하다.

4)고용 불안정

작업자 대부분이 일용직이므로 쉽게 채용되고 단 기간에 근로계약이 완료

된다.그러므로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안

정된 작업태도를 갖기 어렵다.

5)현장의 한시적

건설현장이 개설되어 소기의 목적물을 완성하기까지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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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게 된다.자

연히 공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특히 계절적

영향을 받아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한시성을 면치 못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6)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공사 발주시기,공사금액,공기 등에 무리한 요구가 수반되기 쉽고,이러

한 양상은 하도급업체로 내려갈수록 심화된다.특히 수차에 걸친 재하도

급 또는 공정·공사별 하도급 관계가 계약상 상호존중의 개념이 아닌 수직

적 관계이고 또한 안전관리 체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책임한계가 불분명

하다.

7)임금의 성과급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구역을 총금

액 개념으로 계약하는 성과금 형태가 빈번하여 작업자는 오로지 생산성

향상만을 꾀하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므로 안전수칙이나 안전

준수의무 이행은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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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로자의 고령화

건설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층이 취업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그

리하여 타 업종에서 실패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건설현장을 찾는 젊은이

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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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업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산업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건설업 1,818 1,813 1,833 1,849 1,812 1,720 1,753

비율(%) 8.06 7.93 7.92 7.89 7.69 7.31 7.36

2.1.3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성

(1)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성

건설현장은 원청사와 도급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

업을 실행하는 작업반으로 구성된다.이 시스템에 따르면 건설회사 현장

의 근로자들은 원청사,도급사의 정규직 직원과 작업반의 건설 기능 인력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건설기능인력의 대부분은 임시 및 일용직 형태

로 존재한다.

통계청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175만 3천명으

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7.3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

Table.1 연도별 전체산업대비 건설업 근로자 비율 (단위 :천명)

한편,2011년 8월 기준 건설업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71만 7천명으로

건설업 전체 취업자 중 약 51.4%가 비정규 근로자로 존재하고 있다
6)
.이

렇게 많은 건설 기능 인력이 임시 및 일용고용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각 건설업체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생산관리에 필요한

인력만을 정규직 형태로 채용하고 나머지 생산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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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08 2008.08 2009.08 2010.08 2011.08

전체 비정규 전체 비정규 전체 비정규 전체 비정규 전체 비정규

건설업 1,393 807 1,405 811 1,324 727 1,388 669 1,396 717

비율(%) 57.9 57.7 54.9 48.2 51.4

는 임시고용 또는 일용고용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Table.2 연도별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천명)

(2)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종별 특성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은 미숙련 근로자와 여러 종류의 숙련 근로자로

분류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건설 근로자는 노동력의 5~10%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건설 근로자의 90%이상이 남성이다.최근에는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건설 근로자의 직종은 작업 종류나 형태에 따라 총 26개의 전문 직종으로

분류된다.이러한 직종은 작업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실내,실외 또는 실

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형태로 구분 된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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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특성 작업환경

일반공

(잡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

면서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
실내,실외

철근공 철근의 가공,조립,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 실외

철골공
H빔,BOX밤,철골의 가공,조립 및 해체 등의 작

업에 종사하는 자
실외

콘크리트공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실외

형틀목공
콘크리트의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실외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

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실내

창호목공
건물에서 목조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

하는 목수
실내

비계공
비계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중량물 작업에 종사하

는 자
실외

전기공 전기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실내,실외

설비공
설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보일러공,배관공,위생

공,보온공 등에 종사하는 자
실내

석공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

조물을 축조하는 자

실내,실외

조적공 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자 실내,실외

샷시공 샷시 또는 셔터를 제작,설치·해체하는 자 실내,실외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벽체,지붕 등의 누수방지 작업에

종사하는 자
실내,실외

닥트공
금속 발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설치작업

에 종사하는 자
실내

타일공
기둥,벽,바닥 등의 표면에 타일 붙이기 작업 또

는 줄눈치장을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실내

Table.3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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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특성 작업환경

도장공
페인트,락카,에나멜,왁스 등을 손으로 칠하거나

분사 작업에 종사하는 자
실내,실외

미장공
시멘트 등의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

표면에 바름 작업에 종사하는 자
실내

용접공
산소나 전기,기타방법에 의한 금속의 용접 또는

절단 작업에 종사하는 자
실내

도배공
실내의 벽체 및 천장표면 등에 종이나 기타 도배

재료를 부착시키는 자
실내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자 실내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는 자 실내

토공
땅을 깍고 흙을 운반하고 흙을 쌓는 일과 같은 주

로 흙에 관한 모든 작업을 하는 자
실외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자 실외

철거공 각종 구조물 등을 철거하는 자 실외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실외

건설기계

운전공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작업에 종사

하는 자
실외

Table.3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특성(계속)

(3)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직

건설 근로자의 현실적인 숙련형성을 보기위해서는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범주를 숙련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해야 한다.수직적 범

주는 직업생애 경로에서 나타나는 숙련의 유무 또는 숙련수준의 높고 낮

음에 따른 구분으로서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지시자

-수행자-보조자’라는 위계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현장의 ‘직위’구분과 유사

하다.건설 근로자의 수직적 범주는 하나의 작업조직에서 볼 때 중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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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보유 여부 직위체계 주요 현장 업무

기능공 출신과 기타 출

신에 따라 기능 여부가

달라짐

십장
공사수주 및 노무관리를

수행함

조장,반장
현장 작업을 분배·지휘하

고 생산 작업도 수행함

단독으로 공종별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기

능을 보조하는 집단임

기능공 직종별로 실질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

함
준 기능공

직종의 구분 없이 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집단

조력공

일반공(잡부 등)

현장 작업 보조나 현장정

리 등 별도의 기능이 필요

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함

하도급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노동력의 동원 및 통제는 흔히 독립십장

을 정점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21)
.

Table.4 건설근로자의 수직적 범주

직위구조는 통상 작업의 숙련수준,현장경력 등에 따라 십장(사장),반장,

기능공,준 기능공,조력공,일반공(현장인부,잡부 등)으로 분류된다.미숙

련 근로자인 일반공이나 조력공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

적으로 수행하면서 기능을 축적해 준 기능공으로 상승한다.

건설 근로자의 작업조직은 기능을 중심으로 인적유대가 강하게 작용하는

데,각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고용관계는 다음과 같다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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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소속 및 고용관계 역할

작업팀장 노무하도급업자

일반업자 또는 전문업자로부터 공사를

노무 하도급 맡아 인력을 동원 및 통제

하여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하도급 업자

반장
작업팀장에게

월급제로 고용됨

작업팀장이 여러 개의 공사 현장을 수행

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작업팀장에게 고

용되어 그를 대신하여 출근 일수,자재,

공사진행을 감독

기능공
작업팀장에게

일당제로 고용됨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노동력으로 숙련

기능공

조력공
작업팀장에게

일당제로 고용됨

기능공 밑에서 작업을 보조하며 기능을

익히는 미숙련 기능공

보통인부

(잡부,일반공)

일당제로 고용되며

작업팀장에 의해

동원 통제됨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이 건설현장

에서 공사 진행을 보조하는 단순 노무를

수행

Table.5 건설근로자의 작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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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설 산업재해의 개요

2.2.1재해의 정의

산업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Labor

Organization)에서는 “재해란 사람이 물체 혹은 타인과 접촉하였거나,각

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놓여 짐으로서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

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

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3)
.건설업의 재

해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해당공정의 단위작업을 수행하다 자재와의

접촉,개구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근로자 신체의 부상,사망으로 실제

로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의 가능성까지 포함한 것을 의

미한다.

2.2.2건설 산업재해의 특성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보면 재해의 다양성,재해의 중대성,재해의 연속성,고용의 불안정,공정

의 다양성,하도급의 문제성,공기단축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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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은 다음과 같다
24)
.

1)작업환경의 특수성

건설공사는 옥외 공사,지형,지질,기후영향 등으로 사전 재해위섬성

예측이 어렵고 시공방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기계나 장비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도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난다.

2)고용의 불안정과 노무자 공급의 유동성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동이 많

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적고 노동자의 수 또한

계절에 따라 변동과 기복이 심하다.그리고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공급

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져 이들 노동력의 대부분은 경험이 없거나 고

령자이기 때문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다.

3)작업자체의 위험성

건설현장은 일반적으로 장소가 높은 곳이든지 지하든지 사용되는 기계,

기구 차량들이 대부분 중장비이기 때문에 재해발생 요소가 도처에 잠재되

어 있으며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망하거나 심한 부상을 초래하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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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4)공정과 재해의 다양성

건설공사가 대형화 고층화 대면서 이에 ᄄ른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위

험성도 심각한 현실이며 가설물의 조립 및 해체,중량물의 취급 운반,건

설장비의 운용 등 종합적인 작업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짧은 공기 내에

끝마쳐야 하는 곳이 건설현장이므로 재해의 형태도 단순한 추락,낙하,도

괴 및 전도,토사붕괴나 감전재해는 물론이고 건설장비 사용 등에 의한

청력손실과 진동병 그리고 압기공병으로 인한 고기압 장해,분진작업에서

의 직업병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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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건설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0년 건설업의 재해율은 0.70%로 전체 업종의 평균 재해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재해자수는 1,506명 증가하였고,사망자수는

전년도 대비 5명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을 살펴보면 재해자수는 근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재해율의 경우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산업수준과 기술력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타 산업의 재해자수 및 재해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이다.

Fig.1 최근 5년간 연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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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작업능력

2.3.1작업능력의 정의

작업능력(WorkAbility)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반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용되어져 오고 있으며 미국,네덜란드,핀

란드,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오고 있

다
25)
.관련 선행 연구에서 작업능력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조건과 정

신적 자질을 고려하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11)
.

2.3.2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작업능력은 작업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스트레스 등의 개인적인 요인

과 작업형태,작업부하 등의 작업관련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작업능력은 작

업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작업자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연

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26).

개인적인 요인의 첫 번째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작업능력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작업능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11년 노동 후에 30%가 감

소하며 생리적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2~13)
.유럽

에서는 작업능력은 작업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결

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작업능력은 작업자의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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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16~18)
.

성별에 따른 작업능력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브라질에서는 작업자의

작업능력 평가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작업능력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룩셈부르크나 일본의 경우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29~31)
.

작업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작업능력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작업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종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작업자의 신체적인 작업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2)
.

또한 작업능력은 작업자의 스트레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작업자의

정신적인 질환 및 작업조건 또는 환경으로 인한 작업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3)
.

작업관련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업형태를 들 수 있는데

작업형태는 크게 정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과 육체적인 능력을 필

요로 하는 일,정신과 육체를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로 나눌 수 있으

며 선행연구에서는 육체적 능력보다 정신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그 반대의 연구 결과가 있

다
34~35)
.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작업관련 요인으로 작업부하가 있는데

작업부하는 작업의 힘든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육체적인 능력과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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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작업부하가 높으면 작업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으나 작업부하는 작업자의 육체적인 능력이 증진되는 훈련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구발표가 있다
36~3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작업부

하는 손상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발표되고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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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직무스트레스

2.4.1직무스트레스의 정의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InstituteforOccupationalSafety

andHealth,NIOSH)은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

이나 자원,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9)
유럽위원회의 업무스트레스 안내서에는 업무관

련 스트레스란 업무내용,업무조직 및 작업환경의 해롭거나 불편한 측면

에 대한 정서적,인지적,행동적,생리적 반응패턴으로 고도의 각성 및 걱

정 그리고 때로는 극복이 안 되는 느낌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EC,2002)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속의 스트레스가 생활속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보다

건강에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조직생활은 스트레스를 수반하며 근로자

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근로자,그들의 가족,조직 그리고

넓게는 사회가 겪게 되는 문제들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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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직무스트레스의 측정도구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 제시하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평가’설문을 활용하는데 이는 총

43문항으로 구성되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직무 요구,관계

갈등,직무 불안정,조직 체계,보상 부적절,직장문화 등 8개 영역이다9).

물리적 환경은 근로자가 처해 있는 일반적인 환경 요인으로 공기오염,작

업방식의 위험성,신체부담 등이 포함되며,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인 시간적 압박·중단 상황,업무량 증가,책임감,과도한 직무부담,직

장 가정 양립,업무 다기능이 해당된다.

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

성의 수준을 측정하며,기술적 재량,업무예측 가능성,기술적 자율성,직

무수행 권한이 이에 속한다.

관계갈등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며,동료의지지,상사의지지,전반적 지지가 포함된다.

직무 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전성을 측정하며,구직기

회,전반적 고용불안정성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

조직체계 영역은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조직의 자원,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의 결여,승진가능성,직위 부적합을 측정한다.

보상 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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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며,기대 부적합,금전적 보상,존중,내적동기,기대보상,기술개발

기회가 이 영역에 포함된다.

직장문화 영역에서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다른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직무갈등,합리적 의사소통체계 결여,성적차별 등을 측정

한다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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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3.1연구절차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절차는 평가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작업능력과 직

무스트레의 상관관계 및 이들이 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며 Fig.2에 나타내었다.

Fig.2 연구절차

통계분석은 연령,근속년수,작업공정,작업능력,직무스트레스,재해유무

의 계층변수를 SPSS12.0K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

구에서 수집된 통계치는 정규분포로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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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인 Kruskal-Wallistest를 사용하였다.Kruskal-Wallistest는 정규

분포의 가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표본 관찰치의 순위에 근

거를 둔 통계분석방법이다.Median과 AverageRank가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와 작업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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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1994)

Level WAIScore

Good 44~49점

Moderate 28~43점

Poor 27점 이하

WAI(1998)

Level WAIScore

Excellent 44점 이상

Good 37~43점

Moderate 28~36점

Poor 27점 이하

3.2WorkAbilityIndex(WAI)

개별 작업자의 작업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실험에 의한 방법과 작업능력

지수(WorkAbilityIndex:WAI)설문에 의한 방법이 있다.실험에 의한

방법은 제약조건하에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업현장에 적용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WAI설문에 의한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로 신뢰도는 실험에

비하여 낮지만 평가가 용이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등 실제작

업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3.2.1WAI설문의 개발

WAI설문은 핀란드의 고령 작업자의 작업능력 평가 및 관리를 목적으로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수년간의 역학조사를 기초로 1994년

FIOH(FinnishInstituteofOccupationalHealth)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 후 1998년에 WAI3Level을 4Level로 개정하였다
40)
.

Fig.3WAILevel의 변화



-29-

WAI설문은 작업자의 작업능력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작업능력 개선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작업능력에 대한 관리효과를 평가하거

나 근로자의 작업능력 손실에 대한 사전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주기적인 건강관리와 생산

성향상 및 보건관리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최초 WAI설문은 50

대 이상 고령근로자들의 작업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근래에

는 청장년층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작업능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2.2WAI설문의 구성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FIOH에서 개발된 WAI설문을 이용하였다.WAI설문은

작업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항목부분과 작업능력의 평가와 관련된 작업자

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능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기본항목은 작성일자,성명,생년월일,성별,연령,결혼여부,직무,부서,

작업형태(정신 또는 육체적 작업)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작업

능력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은 작업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다음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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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태
가중치

항목2점수산출
육체적 능력문항 정신적 능력문항

육체적 작업 1.5 0.5 육체적능력 문항과

정신적능력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정신적 작업 0.5 1.5

복합적 작업 1 1

1)최상의 작업능력과 비교하여 현재의 작업능력

작업능력이 최상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현재의 작업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문항이며 10점 척도로 평가한다.0점은 현재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10점은 작업능력 최상의 상태를 말한다.

2)작업 필요능력과 비교하여 현재의 작업능력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비교하여 현재의 작업능력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문항이며,육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을 구분

하여 평가한다.주로 작업형태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여 점수를 합

산하는데 육체적인 면이 주로 요구되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능력

과 관련된 문항에서 가중치 1.5를 정신적인 능력과 관련된 문항에 가중치

0.5를 부여한다.그리고 정신적인 면이 주로 요구되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가중치를 부여 한다.

Table.6 WAI평가항목 2가중치 적용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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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사진단 질병 또는 부상

작업자가 현재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항목으로 우

선 작업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나 부상을

리스트 상의 자가진단 란에 표기하고,이중에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병

이나 부상은 의사진단 란에도 표기하게 된다.이 항목에서 표기된 의사

진단 질병이나 부상 개수를 기준으로 5개 이상일 경우는 1점,4개는 2점,

3개는 3점,2개는 4점,1개는 5점,그리고 0개는 7점을 부여한다.

4)질병에 의한 업무장애정도

작업자가 질병이나 상해에 의한 업무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가진단

하는 문항이다.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업무손상의 정도에 따라 1~6점의

범위로 평가한다.

5)지난 1년 동안의 병가일수

지난 1년 동안 질병 혹은 건강문제로 회사에 나가지 않은 병가일수에

대한 자가진단 문항으로 병가일수에 따라 1~5점의 범위로 평가한다.

6)2년 후 작업능력

현재의 건강상태로 볼 때 향 후 2년간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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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문항 합산점수 산출 점수

0~3점 1점

4~6점 2점

7~9점 3점

10~12점 4점

에 대한 자가진단 문항으로 직무수행가능 가능성에 따라 ‘거의 확실하다’

7점,‘불확실하다’4점,‘불가능 할 것 같다’는 1점을 부여한다.

7)정신적 자질

정신적 자질에 대한 문항으로 총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세

부 항목은 첫째,규칙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즐겁게 느끼고 있는가,둘

째,생활은 활동적이고 활기찬 상태인가,셋째,미래에 대해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의 세 가지 항목으로 근로자 스스로 자가 진단하여 응답하

며 각각의 세부 항목 당 0~4점의 범위로 평가한다.

Table.7 정신적 자질 평가항목의 산출

WAI설문 문항을 이용한 작업자의 작업능력 평가는 총 7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WAIScore를 산출한다.최종 산출된 WAIScore

는 7~49점의 범위를 갖게 되며 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작업능력 Level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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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 점수 설명

1.전성기 때에 비하여 현재의 작업능력 0~10
0 =매우 나쁨

10=매우 좋음

2.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현재의 작업능력
2~10

２ =매우 나쁨

10=매우 좋음

3.의사에게 진단받은 현재의 질병 1~7

1=５개 이상의 질병

2=4개의 질병

3=3개의 질병

4=2개의 질병

5=1개의 질병

7=질병 없음

4.질병으로 인한 업무손상의 평가 1~6 1　=전혀 일할 수 없음

5.지난 1년 동안의 병가 일수(12개월) 1~5

1=100일 이상

2=25일 ~99일

3=10일 ~24일

4=1일 ~　9일

5=0일

6.2년 후 작업능력에 대한 자가진단 1,4,7

1=전혀 일할 수 없음

4=확실치 않음

7=거의 확실히 일할

수 있음

7.정신적 자질 1~4
1=매우 나쁨

4=매우 좋음

Table.8 WAI설문의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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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직무요구 시간적압박,업무량 증가,업무중단,책임감,과도한 직무부담등

직무자율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업무예측가능성,직무수행권한 등

관계갈등 동료의지지,상상의지지,전반적지지 등

직무불안정 구직기회,고용불안정성 등

조직체계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조직의 자원,조직내 갈등,합리적 의
사소통 등

보상부적절 존중,내적동기,기대 부적합 등

직장문화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비공식적
직장문화 등

3.3직무스트레스 설문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은 200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

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

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평가’를 이용하였다
9)
.

3.3.1직무스트레스 설문의 구성

이 측정도구는 8개의 하부영역의 총 43개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

록 고안한 7개의 하부영역의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단축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7개 항목은 Table9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9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구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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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직무스트레스 평가

단축형의 점수 산출 방식은 각 영역별 환산점수와 최종점수가 식(1),(2)

로 구해진다.산출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다음 Table에 점수에 따른 참고치를 나타내었다.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 – 문항수) ×100 식(1)
(예상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직무스트레스 총점수 = 각7개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 식(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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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참고치

점수의의미

구분 성별 하위25% 하위50% 상위50% 상위25%

직무

요구

남성 41.6이하 41.7~50.0 50.1~58.3 58.4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

무요구도가 상대적으

로 높다여성 50.0이하 50.1~58.3 58.4~66.6 66.7이상

직무

자율

남성 41.6이하 41.7~50.0 50.1~58.3 58.4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

무자율성이 상대적으

로 낮다여성 50.0이하 50.1~58.3 58.4~66.6 66.7이상

관계

갈등
공통 - 33.3이하 33.4~44.4 44.5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관

계갈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무

불안정

남성 33.3이하 33.4~50.0 50.1~66.6 66.7이상 직업이 높을수록 직

업이 상대적으로 불

안정하다여성 - 33.3이하 33.4~50.0 50.1이상

조직

체계
공통 41.6이하 41.7~50.0 50.1~66.6 66.7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조

직이 상대적으로 체

계적이지 않다

보상

부적절

남성 33.3이하 33.4~55.5 55.6~66.6 66.7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보

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여성 44.4이하 44.5~55.5 55.6~66.6 66.7이상

직장

문화
공통 33.3이하 33.4~41.6 41.7~50.0 50.1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

장문화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요인이다

기본형

총점

남성 42.4이하 42.5~48.4 48.5~54.7 54.8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

무스트레스가 상대적

으로 높다여성 44.4이하 44.5~50.0 50.1~55.6 56.0이상

Table.10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참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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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아파트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84명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평가에 적합한 238명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설문대상자의 연령분포는 50대 이상이 98명으로 전체

40%이상을 차지하였고 40대 88명 37%,30대 이하가 52명으로 21.8%였다.

연구대상을 공종별로 분류할 경우 분류가 매우 세분화 되어 통계분석에

변별력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어 아파트건설의 작업공정에 따라 분류하

고자 하였으며 작업공정의 분류는 아파트 공사의 공사정보분류체계 ‘작업

구분1-LEVEL3’을 참고하였다.

Table.11 APT공사의 공사정보분류체계에 따른 공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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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명) 구성(%)

연 령

30대 이하 52 21.8

40대 88 37.0

50대 이상 98 41.2

근속년수

5년 이하 42 17.6

6~10년 71 29.8

11~15년 43 18.1

16~20년 46 19.3

21~25년 14 5.9

26년 이상 22 9.2

공정분류

공통가설공사 7 2.9

가설공사 4 1.7

기초공사 11 4.6

하부구조공사 3 1.3

상부구조공사 73 30.7

벽체구성공사 49 20.6

마감공사 4 1.7

수장공사 14 5.9

전기설비공사 35 14.7

기계설비공사 38 16.0

재해경험
유 103 43.7

무 135 56.3

공정별로 나눈 설문대상자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주 공정인 상부구조 공

사가 30.7%,하부구조 공사가 20.6%로 전체 5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설문대상자의 근속년수는 1년 이하에서 40년까지의 범위였

으며 6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근속년수가 29.8%(n=71)로 가장 많았다.

재해경험유무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이상이 재해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근속년수별,공정별,재해경험별 인원분포는 Table.12에 나타내었

다.

Table.12 설문 대상자 분포



-39-

기본정보항목 WAI설문 직무스트레스 평가

� 근속년수

� 해당공정

� 재해경험여부

� 재해종류

� 재해정도

� WAI7개 항목 � 단축형 7개

항목

3.5설문지구성

작업능력의 평가를 위한 설문은 3.2절에서 기술한 FIOH에서 개발된 WAI

설문을 사용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작업능력평가에 대한 7개의 항

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학력,기본교육경력,

작업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결혼유무에 대한 항목은 제외시켰다.이유는

학력 등의 항목이 있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했기 때문이다.또한 설문 표기방식에서 점수로 표기되어 있던 부분을

공란을 부여해서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점수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 자가평가시 과소 혹은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

기 때문이다.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근속년수,해당공정,재해경험여부,재

해종류,재해정도이며 Table13설문의 수정사항을 정리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평가에 대한 설문은 WAI설문의 항목 7의 바로 뒤에 위치

하게 하였고 WAI설문과 마찬가지로 점수로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체

크만 하도록 수정하였다.

Table.13 설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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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및 분석

4.1재해경험 분석

설문에 참여한 238명의 근로자 중 ‘재해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43.7%(n=103),‘재해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56.3%(n=135)였으

며 재해경험자의 재해유형 분석은 Fig.3에 나타내었다.

Fig.4 재해경험의 유형별 분석

5.5%
4.3%

23.1%

2.9% 2.5%

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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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인원(명) 재해경험(명) 비율(%)

30대 이하 52 14 26.9

40대 88 44 50.0

50대 이상 98 45 45.9

4.1.1연령대별 재해경험 분석

연령대별 재해경험 분석결과를 일원배치 분산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한 차이(P=0.022)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으며,30대 이하 52명 중

26.9%(n=14),40대 88명 중 50%(n=44),50대 이상 98명 중 45.9%(n=45)가

재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높은 재해경험율을

나타내었다.

Table.14 연령대별 재해경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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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인원 재해자수 비율(%)

5년 이하 42 12 28.6

6~10년 71 30 42.3

11~15년 43 19 44.2

16~20년 46 25 54.3

21~25년 14 8 57.1

26년 이상 22 9 40.9

4.1.2근속년수별 재해경험 분석

근속년수별 재해경험 분석 결는 Table.14 와 같이 나타났으며,근속년수

5년 이하에서 재해경험 28.6%를 제외한 근속년수 6년 이상의 근로자들의

40%이상이 재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근속년수가 가장 높

은 21~25년 사이에서 재해경험 5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들

간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0.209)

Table.14 연령대별 재해경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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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작업능력 분석

아파트 건설업 종사자 238명에 대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는 Fig.5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작업능력을 49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GoodLevel이 46.2%(n=110)

로 가장 많았으며,Excellent Level45.4%(n=108),Moderate Level

7.6%(n=18),PoorLevel0.8%(n=2)의 순으로,ExcellentLevel을 제외한

54.6%의 근로자는 작업방법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5 전체근로자의 WAILevel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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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원(명)

WAI

avg.rank p-value

30대 이하 52 126.1

0.73040대 88 118.1

50대 이상 98 117.2

4.2.1연령대별 작업능력 분석

연령대별로 분석한 작업능력평가 결과는 Table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3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작업능력이 AverageRank126.1(n=52)로 근소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P>0.05)

Table.15 연령대별 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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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인원(명)
WAI

avg.rank p-value

5년 이하 42 132.6

0.006

6~10년 71 104.3

11~15년 43 101.5

16~20년 46 144.7

21~25년 14 144.9

26년 이상 22 110.0

4.2.2근속년수별 작업능력 분석

작업능력지수를 근속년수 그룹별로 Kruskal-Wallistest분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근속년수 5년 이하에서 작업능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근속년수

16~20년,21~25년에서 작업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16 근속년수별 WAI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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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분류 인원(명)
WAI

avg.rank p-value

공통가설공사 7 87.7

0.047

가설공사 4 76.9

기초공사 11 105.8

하부구조공사 3 160.2

상부구조공사 73 142.5

벽체구성공사 49 113.5

마감공사 4 113.6

수장공사 14 91.1

기계설비공사 35 104.9

전기설비공사 38 118.7

4.2.3공정별 작업능력 분석

공정별 작업능력의 차이는 Kruskal-Wallistest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아파트 건설공정에서 주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부구조공사와 하부구조

공사의 AverageRank가 각각 160.2,142.5로 작업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이들 상부/하부 구조공사의 작업능력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타 공정에 비하여 큰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 아닌 체력적 소모가 많은

작업공정으로서 소속된 근로자 대부분이 타 공정 작업자보다 체력적으로

우수한 근로자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Table.17 공정별 WAI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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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직무스트레스 결과

전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현황은 Fig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 25%에

38.2%(n=91),하위 50%에 20.6%(n=49),상위 50%에 18.1%(n=43),그리고

가장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인 상위 25%에 23.1%(n=55)가 해당되었다.

Fig.6 전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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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원(명)

JobStress

avg.rank p-value

30대 이하 52 129.0

0.52540대 88 117.7

50대 이상 98 116.1

4.3.1연령대별 직무스트레스 분석

연령대별로 분석해본 직무스트레스 결과는 Table.18과 같이 나타났다.

AverageRank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30대

이하의 연령대가 AverageRank129.0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40대,50대 이상 연령층의 직무스트레스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를 연령대별로 Kruskal-Wallistest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18 연령대별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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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인원(명)
WAI

avg.rank p-value

5년 이하 42 104.7

0.166

6~10년 71 133.5

11~15년 43 125.9

16~20년 46 114.6

21~25년 14 124.1

26년 이상 22 97.3

4.3.2근속년수별 직무스트레스 분석

근속년수별로 정리한 직무스트레스 평가결과는 Table.19에 제시한 것과

같다.근속년수 6~10년의 근속년수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났고,26년 이상의 근속년수에서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속년수 그룹별로 Kruskal-Wallis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19 근속년수별 직무스트레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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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인원(명)
JobStress

avg.rank p-value

공통가설공사 7 127.4

0.519

가설공사 4 125.4

기초공사 11 94.3

하부구조공사 3 135.5

상부구조공사 73 122.6

벽체구성공사 49 104.4

마감공사 4 90.8

수장공사 14 149.5

기계설비공사 35 121.1

전기설비공사 38 127.5

4.3.3공정별 직무스트레스 분석

공정분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수장공사 공정 소속의 근로자가 AverageRank1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마감공사 공정 소속의 근로자가 AverageRank9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타 공정대비 구성비의 차이가 크므로 이 공

정 소속의 근로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Table.20 공정별 직무스트레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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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상관관계 분석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 r=-0.290으로 낮은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며,즉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 25%에서 작업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직무스트레스가 상위25%로 갈수록 작업능력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7 작업능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Level

WAI

Avg.rank

Job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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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종류
N

WAI JobStress

avg.
Excell

ent,%

Good,

%

Moder

ate,%

Poor,

%
avg.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주택

공사
736 44 55.8 40.5 3.8 0.0 47 35.9 29.5 19.4 15.2

기계

산업
450 42 38.1 48.0 13.0 0.9 -

조선

산업
548 39 17.9 51.8 29.0 1.3 47 23.9 27.7 25.0 15.9

플랜트

건설
281 44 53.0 41.9 5.0 0.0 40 60.2 20.4 9.0 10.4

아파트

건설
238 43 45.4 46.2 7.6 0.8 47 38.2 20.6 18.1 23.1

4.5타 산업과의 비교

아파트 건설업 종사자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를 타 산업과 비교하여

본 결과는 Table.21에 나타내었다.작업능력의 경우 5개 산업 중 주택공

사와 플랜트 건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주택공사,조선 산업과 비슷한 결과치를 나타내었다.
41~42)

Table.21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타산업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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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 Level 인원(명) 재해경험 비율(%)

Excellent 108 46 42.6

Good 110 43 39.1

Moderate 18 13 72.2

Poor 2 1 50.0

4.6작업능력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

작업능력에 따른 재해경험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며(P=0.021),ExcellentLevel중 42.6%(n=46),Good

Level중 39.1%(n=43),ModerateLevel중 72.2%(n=13),PoorLevel중

50%(n=1)에서 재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작업능력이 높은

근로자보다 낮은 근로자에게서 더 높은 재해경험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22 작업능력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

Fig.8 작업능력에 따른 재해경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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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tress 인원(명) 재해경험 비율(%)

하위 25% 91 34 37.4

하위 50% 49 21 42.9

상위 50% 43 20 46.5

상위 25% 55 28 50.9

4.7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결과 하위25% 중 37.4%(n=34),하위

50% 중 42.9%(n=21),상위 50% 중 46.5%(n=20),상위 25% 중

50.9%(n=28)에서 재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재해경험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2).

Table.23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

Fig.9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재해경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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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가 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아파트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재해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설문에 참여한 전체 근로자 중 ‘재해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 43.7%로 응답자의 약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재해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재해발생을 연령대와 근속년수 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

별 재해발생은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근속년수와는 유

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연령 및 근속년수가 증

가할수록 재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작업능력의 분석결과 연령대별 작업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근속년수별로 작업능력을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근속년수 5년 이하에서 작업능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

며 근속년수 16~20년,21~25년에서 작업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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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파트 건설 공정별 작업능력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하부구조공사와 상부구조공사 공정에 소속된 근

로자들이 가장 높은 작업능력을 나타내었다.

4)연령,근속년수,공정구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아파트 건설업 종사자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를 타 산업과 비교하

여 본 결과 분석이 이루어진 전체 5개 산업 중 주택공사와 기계산업에 이

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직무스트레스는 주택공사,조선사업과

비슷한 결과치를 나타내었다.

6)작업능력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결과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ModerateLevel에서 재해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직무스트

레스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결과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

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 25%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 25%로 갈수

록 재해경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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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아파트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작업능력 평균은 49점 만점에

42.68로 나타났으며 이는 WAILevel의 GoodLevel에 속한다.Excellent

Level로 평가된 45.4%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Good,Moderate,PoorLevel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방법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능력은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속년수

별로는 16~20년,21~25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26년 이상에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하여 육체

적 노동 강도가 높아 연령이 증가하는 근속년수 26년 이상에서는 다시 작

업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정별 작업능력 분석에서 아파트 건설업의 주 공정이라 할 수 있는 하부

구조공사와 상부구조 공사에서 타 공정대비 높은 작업능력을 보이는데,

작업공종으로 보면 철근공,형틀공,콘크리트공 등이 이 작업공정에 속한

다.이들의 작업특성은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높은 강도의 체력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타 공정에 비하여 체력적으로 우수한 근로자들이 많

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작업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여 진다.

직무스트레스를 연령대,근속년수,공정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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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산업과의 비교에서는 플랜트

건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파트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플랜트 건설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미숙련공들의 유입이

많고 고용 또한 일용직으로의 고용형태가 빈번하여 이직률이 높다.이러

한 요인이 고용불안정,불안감을 유발하고 결국 같은 건설계통 임에도 플

랜트 건설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작업능력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결과 작업능력이 낮은 ModerateLevel이

Excellent,GoodLevel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재해경험을 나타내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그룹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 그룹으로

갈수록 재해경험이 점차 증가하였다.여기서 작업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재해경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대

로 작업능력이 높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 일수록 재해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향

상을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작업강도의 조절,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

련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건설업 전체 공정에 대한 설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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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또한 자가 평가

방법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작업능력,직무스트레스,재해경험을 측정하였

다.때문에 객관성 유지나 설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건설업 근로자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향상 및 유지

방안 수립을 통한 재해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향후 더욱 다양한 건설 분야

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0-

참고 문헌

1)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2004~2010.

2)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2009.

3)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발생현황,2006~2010.

4)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기능인력분석,2010.

5)통계청,한국 표준 산업분류,2008.

6)통계청,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2007~2011.

7)대한건설협회,민간건설백서,2005.

8)정병용,이동경,현대인간공학,서울:민영사,2005.

9)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직무스트레스 측정지침,2006.

10)Bassey,E.J.,“Longitudinalchangesinselectedphysical

capabilities:musclestrength,flexibilityandbodysize”,Ageand

Ageing,27-S3, pp.12~16,1998.

11)Ilmarinen,J.,Rantanen,J.,“PromotionofworkAbilityduring

Aging”,AmericanJournalofIndustrialMedicineSupplement,1,pp.

21~23,1999.

12)Tuomi,K.,Ilmarinen,J.,Jahkola,A.,Katnjarinne,L.andTulkki,A.,

“Respect for the aging”, Work Ability Index, Institute of

OccupationalHealth,Helsinki,1994.

13)Shock,N.W.,Greulich,R.C.,Andres,R.,Arenberg,D.,Costa,P.



-61-

T.,Lakatta,E.G.andTobin,J.D.,“Normalhumanaging,the

Baltimorelongitudinalstudy”,NIHPublication,No.84-2450,1984.

14)Kloimukller,I.,Karazman,R.,Geissler,H.,Karazman-MorawetzI.

and Haupt,H.,“The relation ofage,work ability index and

stress-inducingfactorsamongbusdriver”,IJIE25497~502,2000.

15)Ilmarinen,J.,Tuomi,K.and Seitsamo,J.,“New dimensionsof

workability”,InternationalCongressSeries,1280,2005

16)Ilmarinen,J.,Tuomi,K.,Klockars,M.,“Changes in the work

abilityofactiveemployeesoveran11-yearperiodScandinavian

journalofwork”,enviromentandhealth,1997.

17)Liira,J.,Matikainen,E.,Leino-Arjas,P.,“A Work ability of

middle-aged Finnish construction workers-a fllow-up study in

1991-1995”,InternationalJournalofIndustrialErgonomics,2000.

18)Hasselhom,H.M.,Muller,B.H.,Freude,G.,“Theworkability

index(WAI)-establishment of a German WAI-network”,

InternationalCogressSeries,2005.

19)김광민,“직무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작업능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20)허종명,“한국 건설업 노동조합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pp.7~8,1996.

21)심규범,“건설기능인력의 수급현황 및 고령화 실태”,한국건설산업



-62-

연구원,pp.15,2001.

22)유영선,안정화,“건설인력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국토개발

연구원,pp.13,1992.

23)이태우,“5인 미만 사업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2002.

24)주도종,“건설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대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08.

25)이유정,장성록,“조선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작업능력지수에

관한 연구”,한국안전학회지,Vol.25,No.2,pp.71~77,2010.

26)Pohjonen,T.,“Perceivedworkability ofhomecareworkersin

relation to individualand work-related factorson differentage

groups“,Occup.Med.Vol.51,No.3,pp.209~217,2001.

27)Duong,K.V.,Nguyen,N.N.,Ta,Q.B.,Khuc,X.,“PrimaryStudy

on Work Ability of Viernamese Workers”, International

CommissiononOccupationalHealth,2007.

28)Chumchai,P.,Silpasuwan,P.,Viwatwongkasem,C.,Wongsuvan,

T.,“WorkAbilityAmongTruckDriversinThailand”,International

CommissiononOccupationalHealth,2007.

29)Kumashiro,M.,Yamamoto,K.,Shirane,K.,“WAIandJobStress,

Five Years of Follow-up Research”,InternationalErgonomics

Association,2006.



-63-

30)Hodge,E.P.,Monteiro,M.I.,“Ergonomicsjobanalysisandwork

ability among pharmaceutical company workers – Brazil,

Preliminaryresults”,InternationalErgonomicsAssociation,2006.

31)Nicole,M.,Duveau,A.,Perleau,M.,Touillaux,D.,“WorkAbility

Index(WAI)InPppulationof40+inLUXEMBOURG”,Agingand

WorkInternationalCommissiononOccupationalHealth,2007.

32)이관석,장성록,임현교,“Factorswhichaffecttheelderlyworkers

in reporting their workability”,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2006.

33)Kumashiro,M.,“Productiveaging with ergonomicsintervention:

break down thebarriersofthepresenthiring policy forolder

workers”,In:KumashiroM.(Ed.),ThePathtoProductiveAging,

TaylorandFrancis,London,pp.1~7,1995.

34)장성록,목연수,남치기,이유정,“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작업능력에 관한 연구”,한국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2009.

35)Goedhard,W.J.,“Work ability and aging ofemployees in a

metalworking company”,TUTB-SALTSA Conference,pp.25~27,

2000.

36)Schibye,B.,Hansen,A.F.,Sgaard,K.,Christensen,H.,“Aerobic

powerand muscle strength among young and elderly workers

with and withoutphysically demanding work tasks”,Applied



-64-

Ergonomics,32,pp.425~431,2001.

37)Torgen,M.,Punnett,L.,Alfredsson,L.,Kilbom,A.,“Physical

CapacityinRelationtoPresentandPastPhysicalLoadatWork,

A Study of 484 Men and Woman Aged 41 to 58 Years”,

AmericanJournalofIndustrialMedicine,36,pp.388~400,1999.

38) Savinainen,M.,Nygard,C.H.,Ilmarinen,J.,“Workload and

physical capacity among ageing municipal employees-16-year

follow-upstudy”InternationalJournalofIndustrialErgonomics34,

pp.519~533,2004.

39)NIOSH,StressatworkDHHS(NIOSH)Publication,NO.99-101,

1999.

40)Tuomi,K.,Ilmarinen,J.,Jahkola,A.,Katajarinne,L.andTulkki,A.,

"Work Ability Index.InstituteofOccupationalHealth",

Helsinki,1998.

41)강동묵,고상백,김성아,김수영,김용진,박정선,성지동,우종민,장세

진,정진주,정혜선,조성일,조정진,채정호,최봉규,최수찬,하미나,

직무스트레스의 현대적 이해,서울:고려의학,2005.

42)백승엽.“기계산업 종사자의 작업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43)남치기,“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작업능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65-

감사의 글

  학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시작하게 

된 대학원 생활입니다. 2005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기나긴 대학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너무 게으른 학생으로

서의 모습만 보인 것에 새삼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장성록 교수님께 먼저 깊은 감

사의 마음를 전합니다. 아마도 교수님이 아니셨다면 저의 대학원생활은 

그저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버렸겠지요. 

 그리고 또 한명의 고마운 사람, 유정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어 정말 고맙다. 그리고 우리 인간방 선후배님께도 감사

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같이 도움을 주셨던 

양주언니, 그리고 엘리트 영선이 언니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가서 뭐하냐며 처음엔 면박을 주었지만 나중엔 응원을 

보내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아~ 사랑해~

끝으로 항상 내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이병욱. 사랑한다. 니가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야. 고마워~

앞으로 제 앞에 수많은 길이 놓여 있겠지만, 대학원 동안의 경험과 기억

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1월  김 애 리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제 2 장 연구 배경 
	2.1 건설업 개요
	2.1.1 건설업의 정의 
	2.1.2 건설업의 특성 
	2.1.3 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성 

	2.2 건설 산업재해
	2.2.1 재해의 정의 
	2.2.2 건설업의 재해의 특성 
	2.2.3 건설 산업재해 발생현황 

	2.3 작업능력
	2.3.1 작업능력의 정의 
	2.3.2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직무스트레스
	2.4.1 직무스트레스의 정의
	2.4.2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제 3 장 연구방법 
	3.1 연구절차
	3.2 Work Ability Index(WAI)
	3.2.1 WAI 설문의 개발
	3.2.2 WAI 설문의 구성 및 평가

	3.3 직무스트레스 설문
	3.3.1 직무스트레스 설문의 구성
	3.3.2 직무스트레스 설문의 평가

	3.4 연구대상
	3.5 설문지구성

	제 4 장 연구결과 및 분석
	4.1 재해경험 분석
	4.1.1 연령대별 재해경험 분석
	4.1.2 근속년수별 재해경험 분석

	4.2 작업능력 분석
	4.2.1 연령대별 작업능력 분석
	4.2.2 근속년수별 작업능력 분석
	4.2.3 공정별 작업능력 분석

	4.3 직무스트레스 결과
	4.3.1 연령대별 직무스트레스 분석
	4.3.2 근속년수별 직무스트레스 분석
	4.3.3 공정별 직무스트레스 분석

	4.4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상관관계 분석
	4.5 타 산업과의 비교
	4.6 작업능력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
	4.7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재해경험 분석

	5. 결론 및 고찰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