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설

업의 산업재해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882명중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가 51.9%(458명)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아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1).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생명뿐만 아

니라 작업 중지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손실도 크

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 발주현

장 및 일부 대기업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을 시범 도입하고 현장 적용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

이다.

스마트 안전기술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의 고

령화와 근로시간 단축, 정체되고 있는 건설업 재해율 

등 고질적인 건설안전 문제를 해결하며, 설계⋅시공⋅
유지관리 전 건설 단계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

화를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

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자동화 완성을 목표로 ‘스마

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월)을 수립⋅발표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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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s, thus reducing the work burden and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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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

한 지침｣(`19.4월)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

무화하였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

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위험 알리미 시스템, 건설업 안전관리시스템, 

CCTV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안전기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

나,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 도입과 적용이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건설 시공 중 

관련 있는 건설안전 제도는 크게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되는데 두 법 모두 안전이

라는 용어가 포함되고 있어 스마트 안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3).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개
정으로 CCTV, AI 안전관제, IoT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

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안전기술 시스템

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무현

장에서 역할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즉, 발주청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 지정이나 전문가의 투입보다는 안전

관리자에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건설안전실무

자협의회(CSMA)를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스마트 안전기술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

됨에 따라, 역할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역할에 대

한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4)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은 

실제 안전관리자 개인의 업무향상과 환경, 처우 등과 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제도변

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주

된 업무가 아닌 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시 역할 스트레

스나 소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5). 

본 연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의 스마

트 안전기술에 대한 업무부담과 역할 스트레스, 직무 

만족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

기술의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건설업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현황

최근 국내 건설산업의 고령화, 숙련된 건설근로자의 

감소 및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회

적 흐름에 의해서 건설산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업무상 사망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에 의

한 안전보건관리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

이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 스마트 안전기술은 IOT, BIM, 드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현

장관리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

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발표(2018.10) 이후 건설기

술진흥법 개정으로 일부 공공기관 발주자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건설 핵

심기술 상용화 실현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

업’ 통해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도로구조물 스

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기술, 디지털 플

랫폼 및 테스트베드 등 총 4개 중점분야 12개 세부과

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미래기술원을 통해서 스마

트 건설안전기술 분석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건설사에서는 ICT 자회사와 스마트 기술 전담

조직을 두고 있는 대형건설사 위주로 BIM, 드론, 가상

현실, 증강현실,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점검 

로봇, 지능형 CCTV 등의 스마트 안전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되거나 시범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안전기술들은 현재도 연구개발 중으로 전면

적으로 활용이 어렵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건설사 

등에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현장 적용

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견⋅중소 건설사에서는 스마

트 안전기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예산)

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

담조직 또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실용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 시스템의 선별 및 구축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건설기술 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따라서 다

양한 공종의 관리 감독 한계 및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기술확대 및 보편화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근로자의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이들의 관계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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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의 직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먼저 김양호와 

임선영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6). 하동현, 김정

선의 연구에 따르면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뿐만 

아니라 조직몰입을 감소시키고 이직 의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7).

소한섭, 오기택, 박종근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안전관리자는 직무 스트레스와 별개로 

직무에 대한 애착과 흥미도가 높고, 자부심과 성취감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직적 차원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8).

박용훈과 백종배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능오류, 규칙오류, 지식오류, 행동오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규칙오류와 지식오류, 

행동오류, 인적오류가 높아짐을 확인했다9). 

다양한 산업별, 직종별 근로자나 관리자의 직무, 역

할 스트레스 연구를 통한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건설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스트레스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작업자의 근무 의욕을 북돋

우고 작업속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이 있어 긍정적 효

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도와 조직몰입을 낮추는 등 부정적 요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실태 조사

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

공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를 경험

했거나 현재 병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조사 대상으

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역할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설계

3.1 설문의 개요

정부 공공기관 주도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기술 도

입의 활성화에 따라서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역할 스트

레스, 직무 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기술의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연구를 하고자 설문을 수행 하였다.

실증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구성하

였다. 건설업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를 경험했거나 현

재 병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총 133명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4월 1개월간 전국적 편

의 표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ver과 AMOS 22ver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를 토대로 설문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

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3.2 연구가설 및 통계분석 방법

안전관리자의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과 역할 스

트레스, 직무만족도와의 매개 효과 영향에 대한 실증

적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은 역할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은 직무만족도에 부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과 직무만족도의 관

계에서 역할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서 다음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

술통계 분석을 통해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

성을 확인하였고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 

인과관계 및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 분석하

였고, 매개 효과는 Bootstrapping test를 통해 검증하였

다. 모든 과정은 SPSS 25ver과 AMOS 22ver을 통해 분

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Role stress  

Work burden due to 
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
Job satisfaction

Fig. 1. Research model building.

3.3 설문의 예비항목

본 연구의 설문을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 업무를 경험해본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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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표집 설문을 진행하였다.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종

사자 중 스마트 안전기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

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안

전기술 업무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

문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역할 스트레스는 역할갈등, 역할 모호, 역할 과부하

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역할갈등

과 역할 모호는 이성희11), 송기숙12)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이며, 역할 과부하는 김성민의 연구에서 활용되었

다13). 박성원,김상호는 이러한 세 요인을 종합하여 역

할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호텔관리자의 역할 스트레

스를 측정하였고14), 본 연구는 이 연구에서 활용된 척

도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설문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모

든 문항을 평균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무만족도는 Brayfield & Rothe가 개발한 척도의 네 

개 문항을 활용하였고15), ‘지금 나는 내 현재 업무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일에 대

해 열정적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4개 문항의 점수를 평균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

3.4 설문항목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요인분석(Varimax)과 Cronbach’s a값을 분석하였

고, 요인분석은 요인부하량 0.4를 기준으로, Cronbach’s 

a값은 0.6을 기준으로 척도의 타당성, 신뢰성을 확인하

였다. 

역할 스트레스의 경우 KMO 측도는 0.880,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카이제곱값이 유의하여(=695.272***) 

모형이 적합하였다.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하

여 최종적으로 8문항으로 진행하였으며 요인을 구분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Cronbach’s a값을 도출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이 0.6을 넘었고, 8개 모든 항목의 

a값은 0.860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직무만족도는 4개의 항목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 KMO 측도는 0.745로 나타났으며,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 결과 카이제곱값이 유의하여 (

=338.432***),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 among role stress

items
Factor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overload

Q 1 0.713 0.386 0.183

Q 2 0.829 0.103 0.314

Q 5 0.376 0.725 0.039

Q 6 0.077 0.808 0.274

Q 7 0.182 0.699 0.406

Q 8 0.273 0.396 0.664

Q 11 0.240 0.181 0.805

Q 12 0.150 0.161 0.845

Eeigen value 2.176 2.042 1.531

% of Variance 27.195 25.520 19.137

Cumulative % 27.195 52.715 71.852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for job satisfaction

items
Factor

1

Q 1 0.736

Q 2 0.888

Q 3 0.865

Q 4 0.660

Eeigen value 2.514

% of Variance 62.858

Cumulative % 62.858

다. 직무만족도는 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값

이 0.799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공기

관 발주공사 현장(발주청 : 인천국제공항공사, LH, 국가

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에서 건

설업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를 경험했거나 현재 병행하

고 있는 안전관리자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정규직(51.9%)이 비정규직(48.1%)보다 많은 이유는 

공공공사 입찰 시 종합심사제에 의해서 5년 이상 동일

공종 경력을 가진 정규직으로 입찰하도록 규정되어 있

기 때문으로 정규직의 설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스

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건축현장 

48.1%, 토목현장 42.9%, 플랜트 9%로 건축현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 규모로는 150억 미만 4.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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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bject

Characteristics Categories
Fequency 
(person) 

Percentage
(%)

Age group

20S 2 1.5

30S 20 15.0

40S 66 49.6

50S 42 31.6

60S 3 2.3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3 2.3

2-year college 29 21.8

4-year college 90 67.7

Graduate school or above 11 8.3

Employment type
Rmanent worker 69 51.9

Contract worker 64 48.1

Work experience

5 year or less 19 14.3

5~10 years 21 15.8

10~15 years 27 20.3

15~20 years 30 22.6

20 years or more 36 27.1

Construction 
business type

Construction work 64 48.1

Civil works 57 42.9

Plant construction 12 9

Construction 
order scale

￦150 billion or less 6 4.5

￦150 billion or above ~
800 billion or less 50 37.6

￦800 billion or above 77 57.9

Total 133 100.0

억 이상~800억 미만 37.6%, 800억 이상 57.9%로 공사

발주 규모별로 다양하게 스마트 안전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4.4.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분석결과 스마트안전 업무부담의 평균은 3.40, 

역할스트레스의 평균은 3.48, 직무만족도의 평균은 

3.32이었고, 왜도와 첨도가 1을 넘지 않는 수준이어서 

정규분포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Work burden due to 
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
1 5 3.40 1.07 -0.293 -0.388

Role stress 2.00 5.00 3.48 0.70 -0.107 -0.698

Job satisfaction 1.25 5.00 3.32 0.77 0.042 -0.221

4.4.2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스마트 안전업무에 대

한 부담은 역할 스트레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0.242, p<0.01), 직무만족도와는 유의한 관계

가 없었다. 그리고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와 부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270, p<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key factor

Variables
Work burden due to 

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

Role 
stress

Job 
satisfaction

Work burden due to 
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
1 　 　

Role stress 0.242** 1 　

Job satisfaction -0.065 -0.270** 1

** p<0.01

4.3 매개효과 검증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의 업무부담

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역할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한 경로 분석을 하였

다.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자유도(df)가 0인 포화

모형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

과관계를 분석한 Table 6을 살펴보면, 업무부담은 역할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b=0.242, p<0.01),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b=-0.27, p<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부

담이 높을수록 역할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역할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이 역할 스트레스를 매개

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test를 실시하였고, Table 7과 같이 분석 

결과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스마트안전 업무부담은 역할 스트레스를 높임으로써, 

직무 만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relationship among work burden due to 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 role stress, and job satisfaction

Path B SE beta C.R

Work burden → 
Role stress 0.158 w0.055 0.242 2.869**

Work burden → 
job satisfaction 0 0.062 0 0.005

Job satisfaction → 
work burden

-0.295 0.095 -0.27 -3.122**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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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verification among mediation effect

Work burden due to 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

→ job satisfaction
Estimate

95% C.I
p

Lower Upper

Total effect -0.065 -0.243 0.126 0.510

Direct effect 0.000 -0.181 0.179 0.996

Indirect effect -0.065** -0.145 -0.015 0.007

** p<0.01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는 Fig. 2와 같다.

0.242**

Role stress

-0.27**

Work burden due to smart 
safety technology application

0.000 Job satisfaction

Fig. 2. Research model building.

첫 번째, 스마트안전 업무부담은 역할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스마트안전 업무

부담 → 역할 스트레스 : b=0.242, p<0.01)은 채택되었

으며, 두 번째, 스마트안전 업무부담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업무부담 → 직무 

만족 : b=0.00, p>0.05)는 기각되었다. 세 번째, 역할 스

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역할 스트레스 → 직무 만족 : b=-0.27, p<0.01)도 

채택되었고. 네 번째, 스마트안전 업무부담과 직무만족

도의 관계에서 역할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4(B=-0.065, p<0.01)도 채택되었다.

4.4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설문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에 대한 부담은 역할 스

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 안전기

술의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안전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역할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스마트 안전기술은 산업안

전보건법상 선임의무를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직

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

독자의 업무 및 설계변경을 통한 전담 설치.관리 전문

가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청(건설사업관

리단)에서는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가 안전관리자에게 

역할이 전가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부담이 더욱 높아져서 역할 스트레스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은 직무만족도에 부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기각되었다. 스마

트 안전기술 도입에 따른 재해예방 활동이 조금 더 개

선될 것이라는 직무에 대한 기대감으로 판단된다. 

셋째,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

한다. 

넷째,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은 안전관리자의 역

할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업무부담과 직무만족도의 직접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본 연구의 가설대로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부담은 역할 스트레스를 높여 직

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반적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업종에서 나타나는 역할 스트

레스의 부정적 효과(김양호와 임선영, 하동현과 김정

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6). 이러한 연구 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4.5 시사점 및 한계점

설문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서 건설업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트레스 해결

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 안전기술의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안전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역할 스트레스는 높아지게 됨으

로서 정부나 조직 차원에서 개인의 역할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충

돌되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기술을 관

리하는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기술도 변화하는 안전⋅보건관리의 

보조 기술로 빠르게 인식하고 안전관리자가 공종별로 

필요한 기술을 제안하고 지도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기

술 전문화 교육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금액, 

공사종류 등 일반화가 가능한 표준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술지침(가이드)도 개발되어야 한다. 기업의 조직원 

특히 안전관리자가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 본인의 

직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원 

스스로가 회사에 인정받기 위해 업무 의욕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으로 입사 직후에 조

직원으로서 업무 의욕이 높아지는데, 이 시기에 조직

원이 정확한 본인의 업무를 모르는 것은 기업 조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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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계약

직)이 많은 안전관리자의 경우 본인에게 주어지는 명

확한 역할, 법적 직무에 따른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 업

무 강도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안전관리

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두 개 이상의 다른 역

할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개개인의 능

력에 맞는 업무를 적정하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

한다. 설문에 따르면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

으로 인적, 물적 지원이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추가되

는 업무에 대한 보상 역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새로

운 제도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지연될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예산(인적, 물적) 지원

과 기존 안전관리자에 대한 스마트 안전기술 전문화 

교육 역시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이며 명확한 역할 할당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이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자의 역량 및 활동에 따라 건설현장

의 사고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스트레스나 직무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관리자들의 부정적 정서 상태 역시 지속

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불만이나 어려운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현장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과 민간건설 현장 중 

공사금액이 높은 대형건설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의 안

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과 설문 설계 및 조사 시 스마

트 안전기술 경험 정도와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기술 장비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아서 스마트 안전기

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현장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

트레스에 대한 문제점을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4.6 건설업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건설업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으로 안전관리자의 역

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직무에 대한 역할을 

이행하는 안전관리자와는 별개로 건축⋅토목⋅플랜트 

및 공사금액별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 안전기술

을 도입⋅운영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전문가 

양성 또는 인력충원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설기

술진흥법령에 의거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시 스마트 

안전기술 운영 관리자(전문가) 인건비용도 함께 공사

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국토교통부(국토관리원)와 고용노동부(산

업안전보건공단)로 양분화가 되어 있는 스마트 안전기

술 관리 체계의 정착화를 위해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

와 투자를 조정할 기관이 필요하며, 다양한 스마트 안

전기술 장비 제품의 성능 및 사용기준에 대한 법적 기

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사고의 60% 이상 산업재해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스마트 안전기

술 투자비용 문제 및 정보 부재로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현

장 산업재해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의 

구축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해야하며, 스마트 안전기

술 전담관리자가 없어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시스템 개발 및 예산지

원과 전문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스마트 안전기술은 유해⋅위험 요인 및 상황

을 사전에 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리

의 보조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스마트 안전

기술을 융합해서 위험작업의 폐지 및 위험 물질의 대

체 또는 격리, 공학적 대책 등이 우선되고 유해⋅위험

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와의 적용성과 

실용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5. 결 론 

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의 스마트 안전기술

에 대한 업무 부담과 역할 스트레스, 직무 만족의 관련

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스마트 안전기술의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안전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역할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낮아짐

이 파악 되었으며, 결국 스마트 안전기술 업무부담은 

안전관리자의 역할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직무만족도

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건설업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자

의 역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단기적 제도 개선과 기업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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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체계의 정

착화를 위해서 중복 업무 및 투자를 조정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의 배

치 비용과 관리 주체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중⋅소 

건설현장 혁신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4) 건설업 조직에서 안전관리자의 경우 비정규직(계

약직)이 많아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역할, 법적 

직무에 따른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 업무 강도 및 보상

(급여) 등이 많은 이직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두 개 이상

의 다른 역할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개

인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업무량을 적정하게 부여 하

는등 역할 스트레스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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