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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의 안전재해강도 분석 및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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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estic industrial disasters are decreasing, but construction industrial disasters are increasing every year. So this 

study draw a conclusions from the major types of safety accidents based on disaster intensity analysi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increasing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s. Also figure out a risk about original cause material to 

establish management directions which is significant manag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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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국내 산업별 재해자 추이를 보면, 전체산업 재해자는 93,292명(2011년)에

서 90,129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건설업 재해자는 22,782명에서 25,132명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설업 재해자의 증가는 건설현장의 공기지연, 품질 저하,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의 재해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형태별 재해강도를 분석하여 중점발생형태를 도출하고, 이들의 물적요인(기인물)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여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한 관리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수집한 서울특별시의 건설현장 재해자 데이터(2013년-3,499명, 2014년-3,717명, 2015년-4,063명)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재해강도의 추이 분석을 토대로 중점 발생형태를 도출하고, 둘째, 이들의 물적요인(기인물)에 대

한 위험도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2. 재해강도와 위험도 분석

안전재해 발생형태별로 재해강도를 도출한 결과, 표 1과 같이 끼임, 넘어짐, 물체에 맞음, 사업장 외 교통사고 항목의 재해강도가 매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경우 건설현장 내부의 안전사고라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한 

세 가지 발생형태 항목에 대한 물적요인(기인물)에 대한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표 2를 보면 끼임의 ‘금속가공기계(절곡기, 주조기 등)’ 에 의한 위험도는 17.35 이고, 넘어짐의 ‘바닥, 통로 등’ 에 의한 위험도는 36.95

로 타 물적요인(기인물)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고, 물체에 맞음의 경우 ‘금속재료(강재, 금속 괴, 와이어 로프 등)’, 

‘거푸집’, ‘목재’가 각각 28.71, 25.9, 24.8의 위험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적인 관리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향후 건설 근로자의 안전재해 관리방향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된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한 대략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끼임의 경우 관리자의 주도 하

에 절곡기, 주조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고, 넘어짐의 경우 이동시 바닥, 통로등의 

  *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교신저자(cbson@semyung.ac.kr)



건설 근로자의 안전재해강도 분석 및 관리방향

- 188 -

순위
끼임 넘어짐 물체에 맞음

기인물 강도 빈도위험도 기인물 강도 빈도 위험도 기인물 강도 빈도 위험도

1 금속가공기계 0.14 124 17.36 바닥, 통로 등 0.05 739 36.95 금속재료 0.09 319 28.71

2 휴대용공구(동력) 0.09 69 6.21 계단 0.06 296 17.76 거푸집 0.10 259 25.9

3 인양설비·기계 0.11 55 6.05 금속재료 0.15 100 15 목재 0.16 155 24.8

4 거푸집 0.11 49 5.39 작업발판 0.10 82 8.2 비금속광물 제품 0.13 147 19.11

5 금속재료 0.04 126 5.04 거푸집 0.16 39 6.24 인양설비·기계 0.47 35 16.45

년도 별

재해강도
감전

깔림·뒤

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무너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불균형및

무리한

동작

사업장외

교통사고

이상온도

접촉

작업관련

질병

(뇌심등)

절단·

베임·

찔림

진폐
폭발·

파열
화재

2013

근로
시간

279,840 617,640 1,546,440 1,713,600 3,548,160 169,320 1,178,760 590,640 299,760 289,680 376,320 515,400 1,018,920 158,880 245,040 23,280

손실
일수

10,125 32,340 77,428 93,889 459,077 42,472 102,947 95,804 11,893 3,353 8,686 8,501 61,819 31 7,761 1100

재해
강도

0.04 0.05 0.05 0.05 0.13 0.25 0.09 0.16 0.04 0.01 0.02 0.02 0.06 0.01 0.03 0.05

2014

근로
시간

165,360 395,160 1,037,040 1,215,960 3,772,920 69,360 1,164,960 1,163,760 397,320 161,040 43,560 721,920 726,840 377,400 37,080 45,120

손실
일수

13,736 45,499 59,123 75,836 465,871 40,768 127,396 85,536 12,065 13,678 1,376 14,052 80,212 28 950 16,846

재해
강도

0.08 0.12 0.06 0.06 0.12 0.59 0.11 0.07 0.03 0.08 0.03 0.02 0.11 0 0.03 0.37

2015

근로
시간

243,600 386,520 804,720 1,338,000 4,006,080 218,760 1,122,960 908,040 502,440 86,520 98,400 412,200 1,254,480 334,200 34,920 66,960

손실
일수

4,552 25,603 70,457 87,034 419,560 37,436 138,922 92,998 12,217 17,548 1,902 12,746 75,629 449 618 10,358

재해
강도

0.02 0.07 0.09 0.07 0.10 0.17 0.12 0.10 0.02 0.20 0.02 0.02 0.06 0 0.02 0.15

표 1. 안전재해 발생형태별 재해강도 추이

표 2. 기인물별 위험도

이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청소 지시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며, 물체에 맞음의 경우 안전장비 착용 및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 현장관리자는 해당 공정의 근로자가 금속재료, 거푸집, 목재를 활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시 집중관리

를 수행하여 재해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건설업 재해자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재해 발생형태별 재해강도 추이를 분석하여 중점 발생형태를 파악

하였고, 이에 따른 기인물별 위험도를 분석해 관리가 시급한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서울특별시 현장으로 한

정하고 있고, 3개년의 짧은 기간의 재해강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수정·

보완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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