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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

술과 이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구성원, 즉 기술자의 역량이

라 할 수 있다. 이중 인적 역량을 제외한 기술부분의 경쟁력

은 건설사업에 필요한 보편적인 기술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겠으나 기술

자의 역량은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그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인적자원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전략과 추진이 필

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국내 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부문에서도 예외가 아

니다. 즉, 해당 시장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적용기술과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보편화, 평준화되어있다고 볼 때, 기

업경쟁력에 대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사업이 대부

분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현장 기술자들의 역량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술자의 역량이란 무엇이며, 그 평가방법과 분

석 등에 대한 연구는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기술자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는 국내·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CMAA)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사업진행단계(Pre-Design, 

Design, Procurement, Construction, Post-Construction 

Phase) 및 관리업무의 종류(Project Management, Cost 

Management, Time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Contract Administration, Safety, Program Management, 

Sustainability, Risk Management, BIM)에 따라 요구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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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및 역량을 세분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현장

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

의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기술자들의 구체적인 역량 수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업무 중 대표적 업무의 

하나인 공무업무와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를 중심

으로 그들의 세부역량을 정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의 수준과 기술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부역량의 중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된 기준과 기존 문헌, 현장

공무업무 분장표를 바탕으로 아파트건설현장의 공무

업무를 파악한다. 

둘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공무업무를 

정의하고, 이에 맞는 역량군과 세부역량을 정의한다.

셋째,  역량군의 상대적인 중요도 수준과 세부역량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수준 및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AHP 분석기법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설문결과를 

비교·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역량의 정의

‘역량(Competency)’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또

는 그 능력의 정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Havard 대학의 행동심리학자인 McClelland (1973)에 의해 

처음 체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그는 역량을 광범위한 개

념으로 업무성과와 관련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정

의하였다. 또 1980년대를 거치면서 역량의 개념에 대한 여

러 가지 정의들이 제시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지식

과 스킬의 측면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잠재적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인

의 직무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중 

Sparrow (1996)는 역량을 핵심역량, 관리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이 각각의 역량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

장했다. 그 중 핵심역량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

는 역량을 말하며, 직무역량은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

량을 의미한다. 

역량 관련 연구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우수집단과 평균

집단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업무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

으며(박혜영, 2006), 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

성과 성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발전방

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최무현, 2014). 또 경영자의 의사

결정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 모형을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연

구가 있었다(박재신, 2016). 이와 같이 개인의 역량을 분석하

는 연구는 전 사업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조직에 

요구되는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역량 모형을 만

드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2 건설기술자의 역량

국내에서 수행된 건설기술자의 역량에 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현장 구성원 중 현장소장, 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요구되는 역량 분석 연구, 또는 건설 프로젝트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역량 분석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의 경험과 지식수준, 건설사업관리 세

부업무를 중심으로 현재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건

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

를 위한 항목을 도출한 연구(유승규, 2009), 건설사업관리자

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수준을 분석하여 역량모형을 개발한 연구(김대명, 

2014) 등이 있다. 또 현장소장의 역량을 추출하고,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김화랑, 2013), 역량

의 정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역량을 모델링하여 정량적인 지

표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이재영, 2009) 등도 찾아볼 수 있

다. 하지만 특정 공사 유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역량을 분석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현장소장 및 건설사업관리자

의 역량 분석에만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앞서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기술자 

중 공무업무담당자의 직무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의 직무수행

과 관련된 역량의 현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단,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기업이라 해도, 기업

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수준이나 요

구되는 역량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 

특히 설문조사의 대상을 특정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로 한정

하였으며, 그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공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부터 10위까

지의 업체로 한정했다. 

2.3 공무업무의 중요성과 정의

국내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자는 일반적으로 크게 현장소장, 

공사담당, 공무담당, 환경담당, 안전담당, 품질담당, 관리담

당으로 나뉘는데, 박경훈(2010)은 그의 연구에서 건설현장에

서의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를 공사담당> 공무담당> 현장소장

> 환경담당> 안전담당> 품질담당> 관리담당 순으로, 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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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중요도는 공사담당> 현장소장> 공무담당> 안전담당> 

품질담당> 환경담당> 관리담당 순으로 분석하였다. 또 손창

백( 2006)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공무담당자의 건설현장 

관리 업무 부담비율이 품질관리 20%, 원가관리 45.4%, 공정

관리 37.5%, 기타관리 17.4% 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

무담당자가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무업무가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

도, 범위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공무업무 

담당자의 역량이 공사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

사하고 있다. 

공무업무를 크게 정의하면 공사의 공정 및 예산관리 업무

라 할 수 있으며 공무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 숙지, 하도급계

약, 리스크 관리 등 건설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

다.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을 반드시 숙지

하고 있어야 하며 법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계

약서의 분석능력과 업무처리에서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조정, 공사비 예측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

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담당 기술자의 역량을 평

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정의에

서 벗어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구분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내 공무업무의 내용과 그에 대

한 능력 정의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된 공무업무 관리의 종류는 현장

착공관리, 실행예산관리,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현장자원관

리, 공사원가관리, 준공관리, 하자관리, 기타업무로 구분되고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착공관리: 착공 시 필요한 인·허가 신고업무를 관

련 법규에 따라 기한 내 신고 또는 승인하여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

2)  실행예산관리: 실정공사비 및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건

설공사에 실제로 투입될 예정원가를 산출하고, 도급변

경에 따라 변경투입 예정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

는 능력

3)  계약관리: 설계변경 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내역서 등

을 작성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

금액을 산출하여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하도급관리: 하도급 업체에 위탁할 시, 입찰/계약/기성

집행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5)  현장자원관리: 인력/자재 및 장비관리를 말하며 원가절

감과 자원이 적재적소에 출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

는 능력

6)  공사원가관리: 공정·원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 및 작성

하여 손익 상태를 파악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7)  준공관리: 사업종료에 따른 준공정산, 완료보고, 사후관

리 및 당해 공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능력

8)  하자관리: 준공 후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에 대한 행정 및 기술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9)  기타업무: 공사 진행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발주처 및 사

용자의 예상민원을 도출할 수 있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이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항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당 업무를 얼마

나 잘 수행하는가의 정도’라는 의미가 강하고 본 연구의 ‘역

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의 ‘역량’은 국가직무능

력표준에서 얘기하는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다 

기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4 역량군 및 세부 역량 정의

공무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된 공무업무를 공무업무경험이 15

년 이상인 건설현장 실무자 3명의 인터뷰를 통해 업무의 타

당성을 파악했다. 그 후 업무 내용과 관련 능력에서 나타나

는 추상적인 개념을 크게 커뮤니케이션, 법·제도의 이해, 시

공업무의 이해, 계약 및 비용산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다

섯 가지 역량군으로 구분하고 이를 공무업무경험이 5년 이상

이고,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인 건설현장 실무자 5명과의 면

담을 통해 확정했다. 역량군을 정의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는 

건설공사에서 공무업무 담당자의 세부 활동(activity)을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나누는 작업을 거쳤다. 

시공 전 공무업무는 착공관리, 실행예산편성 업무로 구성

Fig. 1. Ratio of work and difficulty of each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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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에서의 건설기술자 역량 분석 연구 - 공무업무를 중심으로 -

되며 착공관리의 경우, 사무실 부지 또는 기존건물확보를 위

한 임대 매입과 관련한 합의, 공정에 따른 인력/자재/장비 소

요 계획서 작성, 관련법률 파악, 현장 착공 신고 등 업무가 있

다. 실행예산편성 업무의 경우, 물량 및 단가 산출, 실행예산

서 검토 및 승인 업무가 포함된다. 

시공 중 업무는 계약금액관리, 원가관리, 하도급관리, 공정

관리, 민원업무가 있으며 계약금액관리는 물가변동 및 설계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말한다. 또 원가관리 업무

는 공사투입 원가를 예측 및 분석, 직원급여 및 수당관리, 기

성내역 작성 및 기성금액을 청구 등이 있으며 하도급관리는 

하도급업체간의 업무 범위 조율, 하도급업체 건설기술자의 배

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있다. 그 외 작업일보를 

검토하고, 공정에 맞는 자재/장비 반입을 확인하는 공정관리

와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민원업무가 있다. 

시공 후 업무는 정산업무, 준공업무, 하자보수 업무가 있

다. 정산업무는 공사 후 기성검사, 안전 관리비 등에 드는 비

용과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준공업

무는 준공정산보고 및 준공계를 작성하는 세부 업무가 있다. 

즉, 이러한 세부 활동이 공무업무 기술자의 역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일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요한 항

목을 도출하고 유사항목을 통합하였으며 설문에 적합한 문구

로 수정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역량군 및 세부역량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완만히 조정하며 

본사, 발주처 등에 공사현장의 상황을 서면이나 구두로 논리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A1.  공사범위를 현장조직원, 본사, 발주자에게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2.  본사에 공사와 관련된 신고 시, 의도한 내용을 문서나 

구두로 논리적으로 작성 및 설명할 수 있다. 

A3.  공정현황을 취합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순서대로 상대

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

A4.  하도급업체 기금 정산 시, 하도급업체와 완만하게 의

견을 조율할 수 있다.

A5.  본사에 산재 발생 보고 시, 발생원인 및 대책을 체계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B. 법·제도의 이해

대관업무, 본공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

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B1.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계약법, 하도급 법 등 관련 법·

제도 용어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

B2.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제도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

B3.  공사 인·허가 기관의 허가절차, 유예기간, 승인조건

을 인지하고 있다.

B4.  설계당시와 실제 시공시의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C. 시공업무의 이해

공사 단계별 업무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C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원가절감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C2.  특정 공법의 선택 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다. 

C3.  확정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요 이슈를 파

악할 수 있다.

C4.  중요 공종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C5.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분쟁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C6.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시, 관련자료 및 승인 공문 등

을 첨부하여 변경사유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C7.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업체 신용도 등을 파악하여 

공사수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C8.  하도급 업체의 자금사정, 파산 등에 의한 체불액에 대

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C9.  공종 간 하도급업체간의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C10.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장비의 사용신청서를 논리적으

로 작성할 수 있다.

C11.  산재 발생 시, 산재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C12.  공사 준공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다.

C13.  민원발생 시, 유사한 공사 종류에서 발생한 민원사례

를 바탕으로 민원처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D. 계약 및 비용 산출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기성금 지급, 자재비 등 비용

을 산출하고, 정산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D1.  총액을 기준으로 금액 분할도를 작성할 수 있다.

D2.  당해연도에 맞는 공사비를 총액비용에서 초과되지 않

도록 산정할 수 있다.

D3.  일정기간의 실 투입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D4.  도면상의 물량과 수량산출서를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이한 내용이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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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용·김예상

D5.  계약문서에 계약변경 등에 의한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에 맞게 하도급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D6.  분쟁 소지가 있는 공종의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D7.  지정된 검사일에 목적물의 완성 정도에 따라 기성금액

을 확정할 수 있다.

E. 정보수집 및 관리

현장의 공사기록, 경영실적 등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정

보를 수집하는 역량을 말한다. 

E1.  해당 프로젝트 지역의 법·제도를 최신 데이터로 보유

하여 적용할 수 있다.

E2.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E3.  발주자, 하도급업체의 기성관련 증빙자료를 관리·보

관할 수 있다.

E4.  하자보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 관련 문서를 

기초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E5.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민원서류 등 유지관리에 필

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공무기술자 현 보유 역량 및 중요도 평가

3.1 설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약 1개월 간 시공능력평가 순

위 1~10위 업체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33부의 설문지(현재 공

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17명, 그 외 공무업무 경

험이 5년 이상이고, 근무경험이 10년 이상인 건설기술자 16

명)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두 파트로, 각 역량군에 대한 

상대적 중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과 세부역량에 대한 

현 보유 역량 및 중요도 평가를 위한 설문으로 구성했다. 

역량군에 대한 상대적 중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에는 

Likert 9점 척도를 적용하여 각 역량군별로 쌍대비교를 진행하

였고 AHP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역량

군의 중요도순위를 평가하였다. 이는 역량군 간의 상대적 가

중치를 종합한 후 역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

문대상자가 얼마만큼의 일관성을 가지고 설문에 임했는지를 

검증하는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 분석을 거쳤다.

다음으로 세부 역량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적

용하여 현 보유역량 및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분산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근무경력별·담당업

무별·아파트세대수에 따른 공사경험 유무에 따라 세부역량

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산분석(ANOVA)은 3개 이상

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으

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통계량 F값이 크면 클수록 집

단 간 평균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F값이 F기각치보

다 크거나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집단 간의 차이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을 5%로 하고,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 집단 간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인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했다. 근

무경력의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의 역량지수 경력별 배점에

서 경력이 1년과 10년의 배점차이가 25점정도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이를 기준으로 ‘10년 미만’대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현

재 보유역량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담당업무의 경우 ‘공무

담당’대 ‘공무 외 업무담당’으로 나누어 차이를 비교하였다. 아

파트 세대수별 공사경험 유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

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A사의 아파트 공사 인력배치 구조

를 참고하여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2,000세대 이상’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3.2 역량군별 중요 순위 분석

역 량 군 별  중 요 도  순 위  분 석 에 서  일 관 성 지 수

(C.I,Consistency Index)는 0.0182로 응답자의 답변이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군 중 ‘C.시공업무의 이해

(0.237)’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계약 및 비용

산출(0.229)’> ‘A.커뮤니케이션(0.219)’> ‘B.법·제도의 이해

(0.198)’> ‘E.정보수집 및 관리(0.117)’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 업무의 특성 상 공무 업무 담당

자들은 시공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 계약 

및 비용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Table 1>.

Table 1. Result of AHP Analysis

Group of Competency A B C D E

Weights 0.219 0.198 0.237 0.229 0.117 

Consistency Index 0.0182

3.3 세부역량에 대한 현 보유 역량 및 중요도 분석

현 보유 역량의 전체 평균은 3.27, 중요도 평균은 3.99로 

나왔으며, 그 차이는 0.72로 건설기술자들이 생각하는 세부

역량의 중요 정도에 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에 대한 아파트 건설현장 기술자들의 현재 보유 

역량을 분석한 결과, ‘A.커뮤니케이션’역량군에서는 [A1], 

[A4], ‘B.법·제도의 이해’역량군에서 [B3], ‘C.시공 업무의 이

해’역량군에서 [C4], ‘D.계약 및 비용산출’역량군에서 [D7],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9권 제6호 2018년 11월    19

아파트 공사에서의 건설기술자 역량 분석 연구 - 공무업무를 중심으로 -

‘E.정보수집 및 관리’에서는 [E3] 역량이 상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자들이 생각하는 역량의 중요 정도는 ‘A.커뮤니케

이션’역량군에서 [A4], ‘B.법·제도의 이해’에서 [B3], ‘C.시공

업무의 이해’에서 [C5], ‘D.계약 및 비용산출’역량군에서 [D3], 

[D6], ‘E.정보수집 및 관리’에서 [E2]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도급업체와의 완만한 의견조율, 공사 

인·허가 기관의 승인 조건을 인지하고 있는 역량이 건설기

술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 높으며 공무업무에 있

어서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량군별로 보유 역량

과 중요도 상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한 세부역량의 순위만 놓

고 보면 대부분은 역량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C. 시공

업무의 이해’역량군에서 설계도서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분쟁 최소화 대책 마련 관련 역량의 중요도와 ‘D.계약 

및 비용산출’역량군에서 만큼은 원가분석 및 분쟁 관련 역량

의 중요도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urrent capacity and importance of detailed competencies

Group of 

Competency

Detailed 

Competency

Current 

Competency
Criticality

Group of 

Competency

Detailed 

Competency

Current 

Competency
Criticality

A

A1 3.70 3.97

C

C9 3.24 4.06

A2 3.45 3.94 C10 3.36 3.27

A3 3.61 4.00 C11 2.91 3.33

A4 3.70 4.36 C12 3.03 3.79

A5 3.06 3.67 C13 3.36 3.91

B

B1 2.91 4.06

D

D1 3.15 3.91

B2 3.03 4 D2 3.3 4.06

B3 3.27 4.33 D3 3.39 4.18

B4 3.18 4.15 D4 3.15 4.09

C

C1 3.21 4 D5 3.15 4.03

C2 3.09 4.18 D6 3.25 4.18

C3 3.27 4.33 D7 3.48 4.09

C4 3.55 4.12

E

E1 3.09 3.79

C5 3.21 4.36 E2 3.39 3.97

C6 3.45 4.24 E3 3.67 3.91

C7 3.06 3.88 E4 3.21 3.61

C8 2.94 3.94 E5 3.48 3.82

3.4 근무경력별 세부역량 분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그룹과 10년 미만인 그룹의 현재보

유 역량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파트 공사현

장 내 전체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분산분석(ANOVA) 결

과,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

된 세부 역량 항목은 다음과 같다. ‘A.커뮤니케이션’역량군에

서는 [A1], [A2], [A4],‘B.법·제도의 이해’역량군에서는 [B1], 

[B2], [B3] 역량이 차이를 보였으며 ‘C.시공업무의 이해’ 역

량군에서는 [C1], [C2], [C3], [C4], [C5], [C6], [C7], [C12], 

[C13] 역량이 차이를 보였다. 또 ‘D.계약 및 비용 산출’역량군

에서는 [D1], [D2], [D3], [D5] 역량이 차이를 보였다. ‘E.정보

의 수집 및 관리’역량군에서는 [E2], [E3], [E4], [E5] 역량이 

근무경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 공무 업무 담당 기술자의 근무 경력을 역시 10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나누어 두 그룹 간 세부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A.커뮤니케이션’역량군에서는 [A1], [A2], [A4], [A5]

‘B.법·제도의 이해’역량군에서는 [B1], [B2], [B3] 역량이 차

이를 보였으며 ‘C.시공업무의 이해’ 역량군에서 [C1], [C3], 

[C5] 역량이 차이를 보였다. 또 ‘D.계약 및 비용 산출’역량군

에서는 [D1], [D2] 역량이 차이를 보였고, ‘E.정보의 수집 및 

관리’역량군에서는 [E2], [E4] 역량이 근무경력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평균점수로 보았을 때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A1. 공

사범위를 현장조직원, 본사, 발주자에게 일상적인 용어를 사

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4. 하도급업체 기금 정

산 시, 하도급업체와 완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역량으

로 이 중 [A4] 역량은 공무업무가 하도급 계약, 공사비 관련 업

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담당자들이 하도급업

체와 완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B3. 공사 인허가 기관의 허가절차, 유예기간, 승인조건

을 인지하고 있다] 역량이 중요하며, 이는 공무업무 담당자

와 그 외 업무 담당자(공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비교 했을 

때, 공무업무 담당자들의 해당 지역 법·제도를 이해 및 숙

지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업무를 담당하

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근무 경력이 낮은 공무 업

무 담당자는 관련 법·제도 용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미흡

하다고 볼 수 있었다. 

[C3. 확정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요 이슈를 파

악할 수 있다], [C4. 중요 공종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역량은 공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시공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경력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근무경력이 쌓일수록 

계약문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D1. 총액을 기준으로 금액 분할도를 작성할 수 있다] 역량

은 당해 년도에 맞는 공사비를 미리 예측해서 총액비용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산정하기 때문에 근무경력 및 경험이 많은 

공무업무 기술자의 역량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E2.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

다] 역량의 경우,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건설공사에서 직접적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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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용·김예상

Table 3. Detailed competency analysis by work experience

Group of 

Competency  

Detailed  

Competency 

Work Experience

Construction Engineers Engineers Project Control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A

A1 10.068 0.0034 4.1596 6.9502 0.0187 4.5431

A2 9.3650 0.0045 4.1596 14.117 0.0019 4.5431

A4 5.4017 0.0268 4.1596 12.552 0.0030 4.5431

A5 - - - 7.0857 0.0178 4.5431

B

B1 5.4040 0.0268 4.1596 11.486 0.0040 4.5431

B2 5.1982 0.0296 4.1596 9.4534 0.0077 4.5431

B3 11.636 0.0018 4.1596 22.059 0.0003 4.5431

C

C1 10.394 0.0030 4.1596 4.8529 0.0436 4.5431

C2 5.5676 0.0248 4.1596 - - -

C3 10.870 0.0025 4.1596 8.6629 0.0101 4.5431

C4 5.4196 0.0266 4.1596 - - -

C5 16.812 0.0003 4.1596 10.737 0.0051 4.5431

C6 7.3086 0.0110 4.1596 - - -

C7 6.1882 0.0184 4.1596 - - -

C12 15.959 0.0004 4.1596 - - -

C13 8.3331 0.0070 4.1596 - - -

D

D1 9.7442 0.0039 4.1596 6.9659 0.0186 4.5431

D2 5.3397 0.0277 4.1596 8.5770 0.0104 4.5431

D3 7.9267 0.0084 4.1596 - - -

D5 5.6955 0.0233 4.1596 - - -

E

E2 9.7823 0.0038 4.1596 5.1050 0.0392 4.5431

E3 5.0593 0.0317 4.1596 - - -

E4 8.8684 0.0056 4.1596 13.427 0.0023 4.5431

E5 - - - - - -

3.5 담당업무별 세부역량 분석

공무업무 담당자와 공무업무 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들의 세부역량을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B.법·제도의 이해’역량군에서는 [B2], ‘C.시공업무의 이해’

부분에서는 [C5] 역량이 차이를 보였다. 

추가로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의 직급에 따라 담당

업무에 따른 세부역량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A.커뮤니케이션’역량군에서는 [A2], [A4], [A5] 역량에

서 차이를 보였으며, ‘B.법·제도의 이해’역량군에서는 [B1], 

[B3] 역량이 차이를 보였다. ‘C.시공업무의 이해’부분에서는 

[C1], [C3], [C4], [C12] 역량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계약 및 비용산출’역량군에서는 [D1], ‘E.정보의 수집 및 관

리’역량군에서는 [E2] 역량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업무 담당자와 그 외 업무 담당자(공사, 품질관리, 안

전관리)를 비교 했을 때, 세부역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공무업무 담당자만을 비교했을 때, 직급별(차

장, 과장, 대리, 사원)로 ‘B.법·제도의 이해’역량군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업무 외 담당자보다 공무업무 

담당자의 해당 지역 법·제도를 이해 및 숙지 역량이 더 높았

고, 공무업무 담당자 중 사원 및 대리는 관련 법·제도와 관

련된 용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B3. 공사 인허가 기관의 허가절차, 유예기간, 승인조건을 

인지하고 있다] 역량의 경우, 과장급 공무업무담당 기술자의 

현재 보유역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원 및 

대리의 역량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사원과 대리의 근무

경력차이는 보통 5년 미만이기 때문에 공사 인·허가 기관의 

허가절차 및 승인조건을 인지하는 역량은 직급의 승진기간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역량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Detailed competency analysis by job and job position

Group of 

Competency

Detailed 

Competency 

Job
(Project Control Engineers 

VS Others)
Job Position

Construction Engineers Project Control Engineers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A

A2 - - - 6.3725 0.0068 3.4105

A4 - - - 6.7071 0.0057 3.4105

A5 - - - 7.5496 0.0036 3.4105

B

B1 - - - 3.7023 0.0400 3.4105

B2 4.4686 0.0427 4.1596 - - -

B3 - - - 7.2773 0.0041 3.4105

C

C1 - - 6.7417 0.0055 3.4105

C3 - - - 3.9102 0.0343 3.4105

C4 - - - 3.5913 0.0435 3.4105

C5 6.1658 0.0186 4.1596 - - -

C12 - - - 5.1511 0.0145 3.4105

D D1 - - - 4.1135 0.0295 3.4105

E E2 - - - 3.4609 0.0481 3.4105

3.6 아파트 세대수별 공사경험에 따른 세부역량 분석

대형 건설사 A사의 아파트공사 기술자 인력배치 구조를 

바탕으로 아파트 세대수를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으로 나눈 후, 이에 따른 공

사경험 유무로 그룹을 나눴다. 

이를 분산분석(ANOVA)을 진행한 결과 1,000세대 미만 세대

의 공사경험을 가진 기술자와 공사경험이 없는 기술자는 ‘D.계

약 및 비용산출’역량군에서 [D2], [D4] 역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을 공무업무 기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정시켰을 

때, ‘C.시공업무의 이해’역량군에서 [C6], ‘D.계약 및 비용산

출’역량군에서 [D4] 에서 차이를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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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tailed competency analysis based on whether or not 

construction experience Less than 1,000 households

Group of 

Competency

Detailed 

Competency

Less than 1,000 households

Construction Engineers Project Control Engineers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C C6 - - - 11.471 0.0041 4.5431

D
D2 4.4316 0.0435 4.1596 - - -

D4 8.5978 0.0063 4.1596 21.085 0.0004 4.5431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세대의 경험이 있는 기

술자와 그렇지 않은 기술자는 ‘A.커뮤니케이션’역량군에서 

[A1], [A2], [A3],‘C.시공업무의 이해’역량군에서는 [C1], [C2], 

[C4], [C5], [C13] 역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 내에서 1,000세

대 이상 2,000세대 미만 세대의 경험이 있는 기술자와 그렇

지 않은 기술자는 ‘A.커뮤니케이션’역량군에서 [A1], [A4] 역

량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B.법·제도의 이해’역량군에서는 

[B2], ‘C.시공업무의 이해’역량군에서 [C1], [C10], [C11] 역량

에서 차이를 보였다<Table 6>. 

Table 6.  Detailed competency analysis based on whether or not 

construction experience Over 1,000 households 2,000 

households

Group of 
Competency

Detailed 
Competency 

Over 1,000 households 2,000 households

Construction Engineers Project Control Engineers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A

A1 4.4011 0.0442 4.1596 5.7353 0.0301 4.5431

A2 5.1154 0.0309 4.1596 - - -

A3 5.6388 0.0239 4.1596 7.3816 0.0159 4.5431

B B2 - - - 4.7265 0.0461 4.5431

C

C1 16.339 0.0003 4.1596 10.027 0.0064 4.5431

C4 10.622 0.0027 4.1596 - - -

C5 5.2722 0.0286 4.1596 - - -

C10 - - - 5.1539 0.0384 4.5431

C11 - - - 6.3025 0.0240 4.5431

C13 4.5669 0.0406 4.1596 - - -

2,0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경험 유무에 따라 ‘B.법·제도

의 이해’역량군에서는 [B1], [B2], ‘D.계약 및 비용산출’역량군

에서 [D4] 역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공무업무 담당자만

을 대상으로 분산분석(ANOVA)을 진행하였을 때 역량 차이

를 보인 세부역량과 동일했다<Table 7>.

Table 7.  Detailed competency analysis based on whether or not 

construction experience 2,000 households or more

Group of 
Competency

Detailed 
Competency 

2,000 households or more

Construction Engineers Project Control Engineers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F value p-value
Critical 
value

B
B1 5.8182 0.0220 4.1596 14.240 0.0018 4.5431

B2 6.4843 0.0161 4.1596 7.0588 0.0179 4.5431

D D4 8.5978 0.0063 4.1596 7.8610 0.0134 4.5431

분산분석(ANOVA) 결과, 아파트 세대수별 공사경험 유무

에 따라 가장 의미 있는 역량은 ‘D.계약 및 비용산출’역량군의 

[D4. 도면상의 물량과 수량산출서를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

이한 내용이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역량임을 알 수 있

었다. 이 역량의 보유 수준을 평균치로 봤을 때, 2,0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사현장을 경험해 본 기술자가 매우 적지만 

1,000세대와 2,000세대 공사를 경험유무에 상관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아파

트 공사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쉽게 증진할 수 있는 역량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근

무한 경험이 있는 건설기술자가 1,000세대 미만, 2,000세

대 이상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기술자보다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아파트 현장에는 근무경력이 5년 

미만에서 15년 이상까지 다양한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자들

이 경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역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판

단했다. 또한 2,0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종사하

는 기술자들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었기 때문에 세부 역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4. 결론

건설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이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구

성원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건설현장기술자의 역량을 판단

하기 위한 기준은 국내·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기술자들의 구체적인 역량 

수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대표 업무 중 하나인 공무업무를 중

심으로 하여 세부 역량을 정의하고, 건설기술자의 현재 보유 

역량 수준과 이들이 생각하는 세부역량의 중요 정도를 알아

보았다. 역량군은 총 5가지로 커뮤니케이션, 법·제도의 이

해, 시공업무의 이해, 계약 및 비용산출, 정보수집 및 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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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또 공무업무의 세부 활동(activity)을 필요한 역

량으로 간주하여 유사한 세부 활동(activity) 항목은 통합하

고, 설문에 적합한 문구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아파트현장 기술자들이 생각

하는 각 역량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순위는 ‘시공업무의 이

해’ > ‘계약 및 비용 산출’ > ‘커뮤니케이션’ > ‘법·제도의 이해’ 

> ‘정보 수집 및 관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설

기술자들이 현 보유 역량과 중요도의 차이를 봤을 때, 아파트 

공사현장 기술자들의 현재 보유 역량이 그들이 생각하는 역

량의 중요 정도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기술자들의 현재 보유 역량 수준의 차이를 분산분석

(ANOVA)을 통해 비교했을 때, 아파트 현장 공무업무 담당자

의 역량은 근무경력에 따라, 직급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근무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건설기술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업무 외 기타 품질, 기계 등의 업무 담당자 그

룹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무 경력별,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바탕으

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무업무 담당자의 교육자료 지표

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과 실제 현장 기술자들의 근무경력을 

매칭시켜 비교함으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 나아가 

아파트 건축현장의 공무업무 담당자 역량과 일반 건축현장의 

공무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비교하는 연구,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권과 하위권 업체 간 역량 비교를 하는 연구를 기대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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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내 건설 산업에서 국내 상위 10위권의 건설 회사들이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역량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 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 있지만, 건설현장구성원 각자의 구체적인 역량 수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대표 
업무 중 하나인 공무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세부역량을 정의하고, AHP 분석방법과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자들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과 이들이 생각하는 세부역량의 중요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아파트 공사현장 기술자
들의 현재 보유 역량이 그들이 생각하는 역량의 중요 정도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에 따라, 직급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근무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건설기술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아파트공사, 공무업무기술자, 역량, AHP 분석, 분산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