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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EffectsofNightWorkonSafety

BehaviorandSafetyConsciousnessinManufacturing

Sim ChulWoo

Advisor:Prof.ParkHai-chun,Ph.D.

DepartmentofIndustrialSafetyEngineeri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rearemanyproblemscausedbyhighlysophisticatedindustry'snight

work,atypicalproblem isthephysiologicaldiscordcausedbythereversalof

worker's circadian-rhythms.Another problem is the burden caused by

changingbetweendayandnightwork,andthedamageofthiscausedtothe

workers'sociallife.Thereisadeclineintheconcentrationwhichcauseda

declinein workperformanceandarising errorswhichcanleadtomore

industrialaccidents.

Itwasreportedthatifthequantityandqualityofsleepisnotadequate,it

causesdrowsinessduringthedayornightwork.Andthisdrowsinesscauses

adeclineinconcentrationwhichleadstolow workperformanceandithasa

badeffectonworkers'normallife.Eventually,adeclineinthequalityoflife

and an increasein the rate ofindustrialaccidents is noticeable.Ithas

generally been reportedthatnightwork leadstolack ofsleep,tiredness,

stress,familydiscord,alossofcommunicationskills,andtheseareknown

asemergingproblemsintheindustrialworkplace.

Previousstudiesonshiftworkandnightworkhavebeenreportedahigher

riskfactorfortheworkers.Researchindicatesthattheydealwithproblems

suchassleepdisorders,tiredness,stress,physicalandmentalhealthissues.

Theobjectsofthepreviousstudiesalsoincludedpeoplesuchasnurses,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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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ers,policeofficersandmostofservicesector.Theproblem isthatthe

previousstudiesdidnotincludetheimpactontheworkersconcerningsafety

ofworkersinthefieldofmanufacturingduetothechangingbetweenday

andnightwork;aresearchconcerningtheimpactontheworkersislacking.

Therefore,becauseofthelacking information concerning nightworkers,

thisstudyproposestofocusonthecharacteristicsconcerningnightworkers.

Thisstudyconductedandinvestigatedontheimpactofsafetybehaviorand

safetyconsciousnessbyworkersduringthenightwork.

A currentmanagementplan exists including safety priorities ofnight

workers.The questionnaires used in the study focused on these safety

prioritiestotrytoidentifythemostimportantonesthatarerelativetothe

factoryworkerswhoworkatnight.And,weusedAHPtechniquestofigure

out.

Significant influence factors on the impact of working conditions to

workers'safetybehaviorandsafetyconsciousnessandpriorityasaresultof

theAHPtechniqueproposedmanagementplanpriorityfactorsbycomparing

theresultsofthetwooftheanalysispresentedabovewerecomparedand

verified,andforthosethroughT-testandanalysisofvariance;theresults

werepresentedaccordingtodemographicfactors.Accordingtotheresultsof

demographicfactors,themanagementmeasureswereproposedinorderto

improvethesafetyofnightwork.

Astheresultofregressionanalysis,theworkingconditionsofnightwork

affectsthesafetybehaviorandsafetyconsciousnessofnightworkers.

From the study,we can conclude thatthe mostinfluentialfactors to

improvesafety ofnightworkers were break time,work time,monetary

compensation,andworkload.Andalsofrom thegeneralresult,itbecame

clearthatthe mostinfluential factors to improve the safety ofnight

workerswerebreaktime,worktime,workload,andmonetarycompensation

in thatspecificorder.After,examining theresultfrom AHP analysis,it

becameclearthatmanagementsoimportantfactors.Theimportantfactorsas



- x -

breaktime,worktime,monetarycompensation,andworkloaddoesindicating

differentorderintheimportance.However,wecanseethesefourfactorsare

keytoimprovesafetyofnightworkers.Inaddition,accordingtotheresult

ofanalysis ofleveldifferences,there was a difference in response by

workers depending on gender,age,work experience,nightwork career,

employmentpatterns,smoking,alcoholandcoffeeconsumption.

Therefore,theresultsofthisstudy weresimilartotheresultsofthe

precedingstudytotakeintoaccounttheageandgenderofnightworkers,it

wasabletoconcludethatitcouldimprovethesafety ofnightworkby

managing breaktimes,worktime,work load,andmonetary compensation

dependingontheworkers'gender,age,workexperience,nightworkcareer,

employmentpatterns,smoking,alcohol,coffee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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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필요성

산업사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효율 경 은 한시 경 활동에서 24

시간 경 활동이라는 형태로 변화하 고 다양화된 산업사회로의 발 은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한 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발 은 설비의 회 율과 작업의 연속성을 극 화하기 하여

교 근무를 요구하지만 제조업 장에서 시행되는 교 작업하의 야간작업을 수행

하는 근로자는 주간작업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한 수 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수

면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과 불규칙한 신체활동,심 계질환 등의 신체건

강에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야간근무는 신체 ·정신 피로와 스트 스로 인한 사고 험 유발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최근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Agency for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생체리듬을 괴하는 발암추정요인(Group 2A, probably

suspectedcarcinogenictohumans)으로 분류하여 야간작업 근로자에 한 건강

사고 방 책 수립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김 주외 10인,2011).

우리나라에서 교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체 사업장의 39.9%를 차

지하고 있고 약 44%의 기업이 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2004년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KOSOS)의 개발 표 화 연구(2차년도)의 1차 표

본자료에 따르면 총 30,146명의 직장인 교 근무자가 43%로 나타나 교 작업과

야간작업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승택,정진호,2002;장

세진외 14인,2004).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야간작업의 문제 은 근로자가 교 근무를 통하여 경험

하게 되는 생체리듬의 역 과 혼란에 의한 생리 불일치와 건강의 문제가 표

이며,작업에 한 부담과 사회생활의 지장을 래하는 교류기회의 상실,피로와

집 력 하로 인한 작업의 수행도 감소와 에러의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등

이 있다.

재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장의 상당수가

교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야간근무자들은 주간근무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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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업을 수행하고 상당한 피로와 스트 스를 동반한 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 근무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생활리듬에 맞지 않는 시간에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는 신체 정신 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러한 야간작업은 생체리

듬의 부조화로 인하여 신체 ,정신 ,사회 인 건강에 악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체주기의 괴로 잠을 제 로 못자는 불면증,수면부족으로 나타나

는 만성 수면박탈,피로 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주간졸림증 등의 수면문제로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유발한다.

인간의 생리 문제를 통하여 반 인 건강과 직무에 한 수행도나 만족도,이

를 통한 재해발생을 유발하는 야간작업은 안 ·보건측면의 문제에 있어 심각한

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 근로자들의 불면증은 불규칙한 교 근무제도나 규칙 인 교 근무일지라

도 교 주기로 인한 피로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되고,이로 인한 신체 건

강문제와 피로와 졸음에 따른 실수,불안 한 행동은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주목된

다.

한,수면의 양과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작업시간에 찾아오는 졸음과 집 력

하로 인하여 근무 에 작업수행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며 삶

의 질을 하시켜 결국,생산성 하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을 유발하게 된다.

야간작업의 경우 일반 으로 보고되어진 수면부족,피로와 스트 스 외에도 교류

기회의 단 로 인한 사회생활 장애,가족과의 불화, 화능력 상실 등의 심각한 문

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지만,야간작업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 을 하여 24시간 근무

형태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서비스업이나 유통 등의 다른 분야

에서도 더욱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험요인이라고 보고된 야간작업에 한 선행연구들은 부

분 보건연구 측면에서 수면장애,피로,스트 스 등의 신체 ,정신 건강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연구 상 한 간호사나 소방,경찰 공무원 등의 서비스 업종

이 부분으로 제조업 장에서 야간작업이 근로자의 안 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근로자의 작업조건 측면에서 야간작업 근로자에게 나

타나는 특성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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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 목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이 근로자의 안 행동과 의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야

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근로자 리방안의 우선순 를 제안하여 우리

나라 야간작업의 안 을 개선하기 한 기 연구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간작업의 특성을 살펴본 후 야간작업의 개념을 정의하

고,야간작업을 작업조건 측면에서 악하여 야간작업이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에 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계를 악한다.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

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고 향 계를 통하여 리요인을 도출한다.

한 문가 집단을 통하여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리방안의

우선순 를 제시하며, 향 계의 결과와 비교하여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

기 한 작업조건 측면에서의 리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리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를 비교하여 근로자의 일반 특

성에 따라서 야간작업의 안 을 한 리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본 연구는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야간작업의

안 을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으로 살펴보고,작업조건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통하여 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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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제1 야간작업과 작업조건

1.야간작업

가.야간작업 정의

야간작업이란 통상 인 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교

작업 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하며 국가마다 조 씩 상이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 법 제 56조에 의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

부터 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1)로 정의하고 있으나,동법 제 70조에 따라 15세 이

상 18세 미만의 근로자,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만 가능하고,임신 의 여성은 명시 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허락하고 있다.

김 주외 10인(2011)의 연구에서는 외국의 경우 야간작업에 한 특별한 정의나

규정은 거의 없으나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야간작업이란 기존엔 22시부터

07까지 연속 7시간이 포함된 연속된 11시간의 작업이라고 정의하 으나 재는 자

정부터 05시를 포함한 연속 7시간 작업을 야간작업이라고 정의하 고,일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 5시까지의 작업을 야간작업이라 규정하 다.

유럽연합의 경우 야간작업에 한 정의는 없었으나 근로환경조사에는 밤 10시에

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야간작업으로 정의하 으며,

Kogi(1998)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지령 93/104/EC에서 야간작업 시간이란 24시간

단 로 평균 8시간의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정의하 다. 국의 경우 야간

작업에 한 정의나 규정은 없으나 표 근로시간인 오 7시에서 오후 7시사이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무를 교 근무로 정의하고 오후,밤,주말근무로 분류하 는

데,오 과 오후업무의 기 이 심이라는 을 고려하면 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밤 근무를 야간근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야간작업에 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정상 주간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것을 교 근무로 정의하 으며 이러한 교 근무는 녁,심야,연장,

순환교 근무를 포함하고 있어 녁과 심야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야간근로라 할

1)근로기 법,제 56조,연장·야간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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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독일의 경우에서도 야간근무에 한 명확한 정의는 없엇으나 교

근무자를 한 조치 건강 리 항목과 개인건강행태 자원항목을 살펴보면 야

간근무 0시에서 1시 사이에 식사시간을 가지고 03시에서 04시 사이에 짧은 휴

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 고,자정부터 01시 사이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03시

에서 04시에는 스낵을 먹도록 권고한 부분을 통해 어도 자정부터 04시 사이의

작업을 포한한 작업을 야간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이러한 각 나라와 기 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국가/기 야간작업 정의

한국 오후 10시부터 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국제노동기구

(ILO)
자정부터 05시를 포함한 연속 7시간 작업

일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 5시까지의 작업

유럽연합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

국
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밤

근무

미국
정상 주간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녁과

심야작업

독일 자정부터 04시 사이의 작업을 포한한 작업

표 2-1야간작업의 정의

앞서 언 한 각 나라와 기간의 야간작업 정의와 연구자가 주 으로 정의한 야

간작업을 기 로 야간작업에 하여 정의하면 표 근로시간을 제외한 오후 10시부

터 오 6시를 포함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야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야간작업 특성

일반 으로 정의되고 이해할 수 있는 야간작업의 특성이라고 규명된 바는 없지

만,고정 인 주간작업과 야간작업,교 근무에서의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의 차이를

통하여 야간작업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하지만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은 근로자

가 경험하게 되는 근로조건이나 물리 작업환경,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 등은 동

일하거나 유사하다.다만,근로기 법이나 리지침,규정,기업의 단체 약 등에

의하여 보상이나 복지방안, 리방안에서의 차이 은 존재한다.

따라서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은 동일 작업에 하여 하나의 집단이나 개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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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집단이나 개인에 의하여 체되어 작업하는 시간이 상이할 뿐,통상 으로 근로

자가 노출되는 환경자체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개인 차이에 의한 생

리학 요인이나 같은 환경에 하여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심리 인 부분에 의하

여 서로 다른 의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선행연구를 통하여 야간작업을 수

행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특정 상을 악하여 야간작업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야간작업은 인체의 정상 신경내분비(Neuro-endocrine)리듬에 반하는 신체 활동

을 야기하여 주간근무보다 강한 정신 ·육체 피로를 유발하고 근무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건강에도 해로운 향을 수 있다(Hisashige& Ohara,1985;

Kawachietal,1995;Matsumotoetal,1978).

야간작업이 수행되는 교 근무가 단기 으로는 수면장애,정신 ·신체 문제와

사고를 유발하고 장기 으로는 소화기 질환,만성 피로,불안,우울 등 정신 ·심리

질환과 심 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하 으며,인체의 내부주기를 교란시킴

으로써 생체리듬(circadianrhythm)의 부조화를 유발하여 신체 ,정신 ,사회 인

건강에 향을 미치며,생체주기의 괴로 인한 가장 큰 건강 문제는 불면증이고,

만성 으로 수면이 부족한 수면 박탈, 한 깨어있어야 할 때 제 로 깨어있기 어

려운 주간졸림증 등 24시간 주기에서 깨어있어야 할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뒤바

는 것에서 기인한 수면장애라고 하 다(Costa,1996;Scott& Ladou,1990;Liuet

al,2000).

헬싱키 심장연구의 일환으로 1,806명의 상자를 추 조사한 향 코호트 연

구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교 근무가 상동맥질환의 발병을 높인다고 하 는데,

이에 따르면 근무 직종과 상 없이 야간교 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 상동맥

질환의 발병이 1.4배가량 높았으며 특히 2교 근무 생산직의 상동맥질환 발병은

1.9배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Tenkanenetal,1997).

야간작업이 주간작업에 비하여 작업의 실패율이 높고,수행 이상이 많으며,수행

의 질이 더욱 하되었으며,야간근로자인 경우 밤에는 반응 시간이 감소하고 숫자

계산이 떨어지고,야간작업 시에는 작업 수행 시 실수율이 높아지고 신호에 민감하

지 못하다고 보고하 다(Browne,1949;Smolensky,1980;Tepas,1981;Tilley,

1982;남도기,2009,재인용).

따라서 야간작업의 특성은 인체의 24시간 주기의 생체리듬(circadianrhythm)의

부조화에 의한 신체 ,정신 ,사회 건강에 한 문제를 통하여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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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정상 신경내분비(Neuro-endocrine)리듬에 반하는 신체 활동은 수면부족과

수면장애에 의한 불면증을 유발하며,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에 비하여 업무의 수

행도와 작업의 실패율,사고유발의 가능성이 높다.

한,야간작업자는 단기 으로는 주간작업자에 비하여 수면장애나,정신 고통

과 신체 이상을 경험하게 되고,장기 으로는 상동맥 질환,소화기 질환,심

계 질환 등의 신체의 건강문제와 만성피로,불안,우울 등의 정신 문제,사회생

활의 단 이나 화의 단 등에 의한 사회 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

징이다.

결국,야간작업의 가장 큰 특성은 사람의 정상 인 신체리듬에 반하는 야간에 이

루어지는 작업으로 인한 생체리듬의 혼란이다.이러한 생체리듬의 혼란은 일정치

않은 근무시간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된다.즉,교 근무로 인하여 일정한 주기로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병행하는 경우 생체리듬은 주기 으로 근무시간에 맞추어

응하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이로 인한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인하여 근로자

들은 피로와 스트 스를 통한 신체 ·정신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고정 인 야간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기에는 생체리듬이 응하기

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차 으로 생체리듬은 응

을 하며,이후에는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인한 원인보다는 인체의 생리 불균형이

나 부 응상태로 인한 건강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김종옥,2003;조 ,1994;

Folkard& Monk,1985;Monketal,1996).

따라서 고정 인 야간작업보다는 교 근무를 통한 야간작업이 근로자에게 더욱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야간작업은 일반

으로 일정하지만 짧은 주기를 반복하는 교 근무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야간작업 황

사회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직과 서비스업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작

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으며,유럽의 경우 체 근로자의 17.6%

가 근무시간의 최소 25%를 야간 근무에 종사하고 있고,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15

∼20%,개발도상국의 경우 15∼30%가 교 근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체 제조업의 20.2%가 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체



- 8 -

산업에서 교 제를 가진 기업은 체 기업의 39.9% 으며 체의 약 44%의 기업

이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 제와 야간근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비

은 체 기업의 35.6%로 조사되었다(김승택,정진호,2002;박정선외 4인,1994;

LaDouJ.,1997;KogiK.,1985).

김 주외 10인(2011)의 연구에서는 노동패 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국

민건강 양조사라는 3개의 국가통계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야간작

업의 규모를 조사하 다.이 연구에 의하면 노동패 조사에서는 약 134만 명으로

체의 10.2%,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약 127만 명으로 체의 11.2%,국

민건강 양조사에서는 약 197만 명으로 체의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각 조사별로 야간작업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노동패 조

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교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를 야간작업으

로 정의하고,국민건강 양조사에서는 주간에 일하는 표 근무형태가 아닌 모든

경우를 야간작업으로 정의하 다.

주의해야할 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치는 각 조사별로 상자가 다르고 조사

조건과 방법의 차이가 있기에 인 수치라고 볼 수 없다.실제로 노동패 조

사의 경우 2008년 자료가 이용되었고 상자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의 개인을 포함한 5,000가구와 그 구성원이고,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는

2010년 자료가 이용되어 가장 최근의 자료이긴 하지만 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1인이나 2인으로 구성된 소

규모의 회사에서 야간교 작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을 고려하면 실질 인 야간

작업 근로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국민건강 양조사의 경우 한민국에 거주하

는 모든 가구와 국민을 상으로 조사하지만 가구 내 만 1세 이상을 상으로 하

기에 사업체 근무자를 제외한 다른 표본이 포함될 수 있다. 를 들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의 앙행정기 는 지방행정기 ,군·경찰과 국·공립

교육기 등을 제외한 임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기본 상으로 조사하는

반면,국민건강 양조사는 가구조사를 통해 모든 임 을 받는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라.야간작업의 향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보고된 바에 의하면,야간작업은 작업자의 일주기리듬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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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일으켜 수면장애와 심 계 질환 등의 신체 ·정신 건강장애를 유발하고,

피로와 과로 등을 통하여 작업자의 업무수행도와 만족도 하와 실수를 유발하여

안 과 사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야간작업의 험성에 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야간작업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 근무에서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만성화되면,병에 한 항력도 약해

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며 야간 근로자의 면역과 기능 하를 인정한다

는 보고가 있으며, 반 인 건강 하나 활력 하,여성에게는 임신․출산 기능의

하도 우려된다.이 밖에 야간근무와 교 근무에 수반되는 과로에 의해 다른 질병

이 발생하거나 악화시킬 험도 지 되고 있다(신의철,맹 호,1991).

Monketal(1996)은 야간근무는 생리 불균형과 부 응상태로 인해 수행도의

감소와 에러율의 증가 등을 가져와 작업능률의 하를 유발한다고 하 고,야간에

수행되는 교 근무는 수면,각성,사회활동 등의 유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 계 질환과도 한 련성이 있다(Ǻkerstedtetal,1984;Harrington,1994;

Kawachietal,1995;Knutssonetal,1986;Moore-Ede& Richardson,1985).

교 근무를 시행함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야간에 작업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성 기능의 하로 업무집 력이 하될 수 있고,안 에

향을 미치게 되며,장기 으로는 교 근무에 의한 신체 ·정신 건강장애가 나

타날 수도 있고,특히 5년 이상 만성 으로 지속 시 수면장애,심 장애,결근의

증가 등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야간교 근무로 인한 자율신경계 조 능력 변화와 심 계 질환의 험 상승

은 긴장도와 액 응고성 조 에 향을 주어 심 계 질환의 발 에 련

성을 가진다(김지용,1996; 형 외 5인,1998;Boggild & Knutsson,1999;

Kawachietal,1995;Knutssonetal,1986;Mulleretal,1989;Remme,1989).

김 호와 이상설(2000)은 인간은 하나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동을 반복하는

생체 리듬과 생활양식이 낮과 밤의 환경주기에 일치되는데 밤에 자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의 생체 시계에 정면으로 배되기 때문에 야간근무는 필연 으로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래한다고 보았다.

Folkard& Tucker(2003)의 연구에 의하면 주간에 이루어지는 교 에 비하여 오

후에 이루어지는 교 의 사고 험이 18.3% 증가되고 야간교 의 경우는 30.4%로

증가하 으며 그림 2-1과 같다.사고 험은 아침을 시작으로 야간근무로 갈수록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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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야간 교 작업 사고 험이 높은 시간 는 23∼24시로 나타났는데 야간

작업이 시작되는 첫 시간을 기 으로 두 번째 시간이 약 20%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고 감소하다가 야간근무가 끝나갈 무렵인 03∼04시에 소폭 상승하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며 그림 2-2와 같다.연속해서 야간교 근무를 하는 경우

그림 2-3과 같이 첫 번째 야간근무보다 둘째 날이 사고 험이 6% 증가하고,셋째

날은 17%로,넷째 날은 36%로 지속 인 증가를 보이고 휴식시간과 사고의 험간

의 계에서는 2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30분 간격으로 나

어 보면,사고 험은 근무가 시작되면서 직선형으로 증가하여,휴식 직 에는 근

무 시작에 비해 두 배로 험이 높아지며 그림 2-4와 같다.

그림.2-1근무시간에 따른 사고 험 그림.2-2시간 별 사고 험

그림.2-3연속 야간작업 시 사고 험 그림.2-4휴식시간과 사고 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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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은 오 이나 오후근무보다 사고 험이 상당히 높으며 야간근무가 시작

되고 두시간 째와 끝나갈 무렵의 새벽이 험하며,야간근로 일수가 증가할수록

험하고 휴식시간 직 이 근무가 시작될 때보다 험하다고 하 으며,근무 사고

험시간은 8시간까지는 시간당 험도가 낮으나 연속 근무 10시간 이후 100%로

증한다고 하 고,휴식시간도 2시간마다 15분씩 취하는 것이 사고 험을 80% 이

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

김종욱(2003)에 의하면 교 제 근무를 하면 기능 하가 일어나며 주간근무자에

비해 피곤해진다.따라서 몸 상태가 지속 으로 나빠지며,만성피로가 생긴다.표

2-2는 시차에 의한 피로와 교 근무로 인한 야근효과를 비교하 는데,양쪽의 증상

은 기본 으로 유사하고 지속기간과 원래 주기로의 복귀가 상이하다.시차에 의한

피로와 교 근무로 인한 야근효과가 증상 면에서 같은 것은 양쪽 모두가 생활주기

가 체내시계와 시차를 갖기 때문인데 시차에 의한 피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해

소되며 새로운 시차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에 비하여 야근효과의 경우에는 익숙해지

지 않는다.야근을 포함한 교 근무가 계속되는 한 야근효과는 남아 있고 몇 개월

을 지속하여도 익숙해지지 않는다(조 ,1994).

비 시차에 한 피로(Jetlag) 야근효과(Shiftlag)

상황
시차가 있는 지 으로의

장거리 해외여행

야근에 등반되는

주야역 생활

주요병상

․수면시간 단축과

잠들기 어려움

․근무능력 하와

피로 증

․식욕부진과 장상태가

고르지 못함

․수면시간단축과 낮잠 장애

․근무능력 하와 피로 증

․식욕부진과 장상태가

고르지 못함

지속기간
약 1주간

(완 응 할 수 있다)
야근 계속( 응할 수 없다)

원래

주기로의

복귀

약 1주간 1-2일

표 2-2시차에 의한 피로와 야근효과 비교

Fransenetal(2006)은 교 작업자의 50% 이상이 주 3회의 야간근무를 하는데

수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안 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하 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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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에서는 고정 야간교 작업이 통상 야간작업자보다 안 험이 낮게 나

타났으며 최근 Wagstaff& Lie(2011)의 연구에서 안 험은 장시간작업,야간작

업,교 작업 모두에 연 성이 있으며 연령이나 성 차이가 사고 험에 한 작

업일정의 향에 연계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고,자신의 신체 일상생활의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 에 작업해야하는 근무자는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 ,신체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 리듬의 부조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독일 수면

학회에서는 야간 교 근무자의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신경장애에 시

달리는 근로자가 60∼70%에 이르고 야간근무를 자주하는 사람은 생활시간 가 달

라서 상호교류의 기회를 상실하고 화능력이 감소하며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 다(김 성외 2인,2011;김은주외 2인,2008;이태 ,2012).

마.야간작업 리방안

ILO(RecommendationNo.178,1994)는 교 근무 야간근무에 이 맞추어

져 있는데 야간근무 시 근무와 휴식시간이 주간근무자들과 차이가 없도록 하고,생

리 기능 등을 고려하여 더 짧은 근무시간을 가질 것에 한 내용으로,작업자들

의 수면장애 등의 건강상실과 사회 활동,교류기회의 단 의 불이익을 보상시키

기 해 정근무 시간과 휴식시간의 수, 한 보상,작업장의 안 과

보건을 한 유독물질,소음,진동,낮은 조명도와 같은 열악한 환경요인의 제거,

과도한 육체 ·정신 작업의 제거,통근을 한 공공 수송서비스와 휴게시설의 확

보 등이 사회 서비스의 설치 여성 ·고령자 등의 특수상황에 있는 작업자들을

한 배려,마지막으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으로 교 근무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태 ,2012).

유렵연합(EU)의 경우 유럽연합의 지령 93/104/EC에서 배치 과 후에 정기 인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호소할 경우 주간작업으

로 환과 야간작업의 보건 상 험에 하여 알리고 야간작업자의 사용에 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 다.이러한 야간작업의 특성에 합한 서비스나 시설에

한 안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해진 작업속도의 완화와 안 보건 상 조치,작

업 휴식을 보장하라고 권고하 다(Kogi,1998).

NIOSH(1997)에서는 교 근무와 휴식시간에 하여,교 근무의 일정수립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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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었으며(김 호외 3인,2007). 국의 경우 Working

TimeRegulation(1998)의 근로자 기본권리를 통하여 야간작업자의 경우 평균 8시

간 이내의 노동,무료 건강검진,일일 연속 11시간의 휴식,매주 1일 휴무,하루 6

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 휴식시간,연간 4주의 유 휴가 등의 권리를 명시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 보건법에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한 구체

인 규정은 없으며,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에서 직무스트 스에 의한 건강장해

방조치(제 669조)와 야간 작업자에 한 수면장소 등의 설치(제 81조)등을 규정

하고 있다.

직무스트 스에 의한 건강장해 방조치에서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

한 교 작업 등을 직무스트 스가 높은 작업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호를 한 조치

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 스 요인에

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의 개선 책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 할 것,

작업과 휴식을 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근

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건강진단 결

과와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 스 요인,건

강문제 발생가능성 비책 등에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뇌

심장질환 발병 험도를 평가하여 연,고 압 리 등 건강증진 로그램

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 다.

교 작업자의 보건 리지침(KOSHA CODE,H -49-2008)에서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 작업이 있는 사업장을 용 상으로 하여 작업 리 건강 리에서

사업주의 역할을 제시하 는데 교 작업 설계에 한 권고,교 작업배치 외자,

교 작업자의 건강을 한 사업주의 고려사항 교 근무자 생활수칙 등이다.

그러나 이 지침의 경우 교 작업에 한 정의가 소하여 이른 아침 출근자와

늦은 오후 퇴근자의 문제,야간작업만 하는 경우 등 비표 근무시간 종사자

반에 한 포 고려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야간작업은 상당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 단 주 단 로 연속되는 방해받지 않는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야간작업을 고려한 근로시간에 한 기 야간작

업 휴식시간에 한 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작업 리와 건강 리 외 사회서비스,안 ,모성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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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한 사업주 의무

에 한 규정이 미흡하여,사업장 단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략과 세부내용을 포

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주외 10인(2011)의 연구에서는 야간작업에 한 국가별 리방안에 하여

구체 으로 조사하 는데,야간작업을 포함한 교 근무의 경우 인간공학 작업설

계를 한 방안으로 ILO에서는 야간작업의 특성,환경 요인의 결과 작업의 배

치형태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동안 8시간을 과하는 근무를 지하고,주간 근로

자에 비하여 더 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 으며 교 사이에는 어도 1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 다.EU에서는 24시간 단 로 평균 8시간의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작업 시에는 단순작업이나 작업속도의 완화를 고려하고

작업 휴식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 으며, 국의 경우 야간 근무는 평균 8시간

이내로 하고 지속 인 야간근무는 피하도록 제한하 으며 근무지를 벗어난 규칙

인 휴식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 다.

독일의 경우에는 야간근무 후 최소 2일의 휴무보장과 고정 인 야간근무의 제한,

야간근무 0시에서 01시 사이에 식사시간과 03시에서 04시 사이의 휴식시간을

권고하고 야간작업의 사이 잠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 다.미국의 경우는 2~4일 내

의 야간근무를 연속 2일 실시하면 1∼2일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 고 고정 인

야간근무를 피하도록 권고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에 비하여 휴일이 많아야하고,야간

작업자의 경우 더 오랜 수면을 보장하도록 가능한 일 작업이 끝나도록 하여야하

며,연속 3일의 야간작업은 제한하고 야간작업동안의 사이 잠을 허용하고 수면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 다.

한 야간 작업자를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의 방안으로 ILO에서는 배치 과

후에 정기 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할 것과 야간작업자가 사용가능한 한

응 설비와 이송 등의 치료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 다.EU와 국,독일,일본과

우리나라 한 정기 인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은 유사하 으나 독일의 경우 야

간 작업자에 한 의학 감시와 야간근무 에도 의료진이 기할 것을,우리나라

의 경우 업무 합성평가를 통하여 교 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야간 작업자에 한 후생복지에 한 지침을 비교해보면,ILO의 경

우 당한 장소에 한 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의 제공과 당한 음식과 음료를

당한 장소에서 제공할 것,야간작업 근로자가 음식을 비하거나 데우거나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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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설의 마련하고 야간작업 근로자가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하며 한

교통수단과 한 거리의 기숙사 제공,밤에 이동 시 안 을 확보하기 한 조치

등을 권고하 다.

EU의 경우 야간작업 특성에 합한 안 보건 조치를 취할 것을, 국의 경우

합한 작업장 조명과 온도 유지,근로자 간의 상호교류 격려와 고립된 근로자를

한 의사소통방법과 교통수단의 제공,작업장 주변의 조명과 안 을 보장할 것을 권

고하 다.독일의 경우는 카페테리아와 자 기의 설치,야간근무 운동을 권고하

고 한 온도,조명,음악,동료와의 을 제공하고 야간작업 후 귀가 에

휴식공간과 교통수단,카풀제도를 운 할 것을 권고하 다.우리나라의 경우 수면

실을 설치하고 조도를 밝게 할 것과 작업장의 온도를 최고 27℃를 넘지 않는 범

에서 주간작업보다 약 1℃정도 높게 유지할 것,야간 작업자에게는 칼로리가 낮으

면서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규칙 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 다.

2.교 작업

가.교 작업 정의

야간근무는 고정 야간근무와 교 근무 형태의 야간근무로 구별할 수 있으나

통상 으로 나타나는 야간근무는 교 근무의 형태에서 나타나며 일부 서비스업종

을 제외한 부분의 제조업 장에서는 교 근무하의 야간작업이 시행되고 있기에

교 근무에 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교 근무의 경우 통상 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엔 그 범 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어렵고 보편화된 정의나 일반 규정에

한 내용은 각 국가나 기 에 따라 조 씩 상이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교 근무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kerstedt(1990)은 교 근무의 생리 향에 한 연구에서 교 근무란 작업자

들을 두 반 이상으로 나 어 다른 시간 에 근무하게 하여 기업의 체 작업시간

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시간 조정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 고(김은주,2007,재인

용),최 기(1998)의 연구에서는 교 근무란 조업시간의 연장이나 연속 인 조업을

하여 근무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나 어 각각 다른 시간 에 교 하며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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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도로 일시 인 야근이나 녁근무,숙직 등은 제외된다고 하 다.

김윤규(2002)는 교 근무란 정규 근무시간으로 알려진 오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의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주 근무시간이 이

른 아침,늦은 오후, 는 밤일 수 있다고 정의하 다. 한 김 성외 2인(2011)의

연구보고에서는 교 작업에 한 독특한 정의는 없지만 1일 24시간 동안에 8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2개조 이상으로 운 되는 경우를 말하며,표 근무시간

을 벗어난 작업으로 개인이나 집단단 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업무를 넘길 수

있는 경우로 24시간 이내 같은 작업으로 체할 수 있는 작업형태를 뜻한다고 하

다.여기서 표 근무시간이란 오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2)통상 으로 당 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작업일정을 말하며 보통 심시간이나 휴식시간으로 구분되는

오 근무와 오후 근무시간을 뜻한다고 말하 다.

한 국의 산업안 보건청(HSE,2006)이 발표한 안 보건지침에서는 표 근무

시간을 벗어난 모든 작업시스템을 교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표 작업시간을

벗어난 오후작업(afternoon work), 야간작업(night work), 주말작업(work on

weekend)가 해당하고 12시간 이상 작업시간을 연장하거나(extendedworkperiod),

순환 작업시간,수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으로 2개 이상 구분되어 분리된 근무형태

(splitshifts),장시간 근로,즉시 투입 근무(standy/on-callduties)등이라고 정의

하 다(김 성외 2인,2011,재인용).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한 교 근무의 정의는 다

음 표 2-3과 같이 정리하 다.

자 교 근무 정의

Akerstedt(1990)
작업자들을 두 반 이상으로 나 어 이들을 각기 다른 시간 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시간 조정제도

최 기(1998)
조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연속조업을 하기 하여 근무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나 어 동일 직무군을 각각 다른 시간 에 할당하여 교 해 가는 근무제도

김윤규(2002)
통 인 정규 근무시간으로 알려진 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
신유미(2006) 정상 인 낮 시간 작업 이외에 다른 시간에 일을 하는 것
HSE(2006) 표 근무시간을 벗어난 모든 작업시스템

김부자(2007)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무상태

제도
김 성,김은아,

김태균(2011)

1일 24시간 동안에 8시간 이상 연속근무하여 2개조 이상의 근무조로

운 되는 경우

표 2-3교 근무 정의

2)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 교 작업에 있어 표 근무시간을 오 7시(오 8시)에서 오후 5시(오후 6시)로 정

하 음



- 17 -

선행연구를 토 로 교 근무에 한 정의를 종합해보면,교 근무란 표 근무시

간으로 정해진 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하는 작업으로 통상의 8시간 근무외의 작업이

실시되는 2개조 이상의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교 작업 형태

교 근무는 국가,지역,기업마다 다른 이유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부분은 경제

인 이유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규모가 크거나 자본 집약도가 높을수록 확 되

고 제조업을 통해 경제발 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 이 많다.

서강 산업문제연구소(1993)에 의하면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 제 근무는 가스․

기․수도․운수․통신․소방․병원․경찰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 확보를 해 항

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신문․방송․유료도로 리․공항․역 등과 같이 넓은 시

간 혹은 주야에 걸쳐서 일반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공

장․사업장 등의 보안 경비 업무,철강업․석유화학공업 등과 같은 생산공정 상 24

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채 ․채탄․고가의 형 기계설비 등과 같이 설비투

자에 한 감가상각이 큰 경제 경우 등의 산업에서 교 근무가 필수 으로 나타

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에 확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 다(김종욱,2003,재인용).

사회에서 교 근무 근로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 가

장 흔한 교 근무의 형태로는 2조2교 가 46.5%로 가장 높은 비 을 보이고 있으

며,3조3교 가 그 뒤를 이어 34.8%를,4조3교 는 11%를 기록했는데 이 형태는

1000인 이상의 기업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2조

2교 에 의존하는 비 이 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3교 를 사용하는 비 이 커진

다고 하 다.특히 4조3교 는 부분 1000인 이상,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

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김승택,정진호,2002).

일반 인 교 근무의 경우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시간이 다른 2개조 이상을

고정시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분은 일정주기마다 근무시간 가 바 는 것

이 보통이다.따라서 교 근무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교 근무는 근

무시간이나 근무에 편성되는 조의 구성이나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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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 근무는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산업,노동의 제공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 근무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nauth(1983)의 연구에 의하면 교 근무제의 길이는 4주간으로 하고,교 근무시

간은 8시간을 기 으로 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교 근무의 시작시간은 아침 근무

일 경우 6∼8시,오후근무일 경우 13∼15시,야간근무 시 23시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연속하는 야간근무일수는 1-2일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4일간 지속하는

경우와 7일간 지속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한 Volger(1988)가 정의한 교 근무의 형태는 낮근무(day-work),빠른 후진 교

근무 Ⅰ(FastBackwardRotationWork:FBRⅠ),빠른 후진 교 근무 Ⅱ(Fast

BackwardRotationWork:FBRⅡ),느린 진 교 근무(Slow ForwardRotation

Work:SFR),혼합(Mix Work)교 근무,느린 후진 교 근무(Slow Backward

RotationWork:SBR),밤근무를 포함한 12시간 근무제(12-hourWork)로 구분하

고 교 근무의 형태와 특성은 표 2-4와 같다.

형태 특성

Day

Work
주 5일 근무(주말제외),근무시간은 8:00-17:00시 까지이다.

FBRⅠ

아침근무(Morning:M)는 6:00-13:00시,오후근무(Afternoon:

A)는 13:00-20:00시,야간근무(Night:N)는 20:00-6:00시

근무순서는 A-M-N-비번(off)순으로 근무

FBRⅡ

아침근무(M)는 7:00-13:00시,오후근무(A)는 13:00-19:00시

야간근무(N)는 19:00-7:00시,근무순서는 A-M-N-비번(off)

순으로 근무

SFR

아침근무(M)는 7:00-14:00시,오후근무(A)는 14:00-22:00시

야간근무(N)는 22:00-7:00시,근무순서는 7M-2비번(off)-3A-4N

순으로 근무

MixWork

아침근무(M)는 7:00-16:00 는 15:00시,오후근무(A)는

12:00-22:00시,야간근무(N)는 22:00-7:00시이고

근무특성은 6일 근무/주이다.

SBR

아침근무(M)는 7:00-14:00시,오후근무(A)는 14:00-22:00시,

야간근무(N)는 22:00-7:00시,근무순서는 첫째 주는 5M,둘째

주는 5N,셋째 주는 5A로 3주간을 주기로 교

12-hour

Work
주간 :7:00-19:00,야간 :19:00-7:00

표 2-4교 근무 형태와 특성(Volger,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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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ogi(1985)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 제를 분류하 는

데,교 근무를 반복하는지 고정근무인지,심야근무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주말근무를 실시하는지 실시하지 않는지의 세가지 요소를 통하여 구분하 으며 그

림 2-5와 같다.

그림.2-5교 근무제의 분류(Kogi,1985;남도기,2009,재인용)

김부자(2007)에서는 교 근무는 다양한 형태로 운 되고 있으며,교 근무양상은

근무시간,근무조가 바 는 빈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빠른 교 근무,느린

교 근무, 간교 근무 고정된 교 근무제로 분류하 는데,빠른 교 근무(1∼2

일)은 circadian(24시간 주기)리듬의 변화가 게 일어나 이 의 환경으로 돌아가도

바로 응하게 되는 장 이 있으나 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나는 단 이 있고,느린

교 근무(수주 이상)의 경우에는 circadian리듬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응하는 기간

동안 리듬의 교란이 지속되는 단 이 있으나 일단 응이 된 후에는 수행능력이

정상상태로 복구되는 장 이 있으며, 간교 근무(3일∼2주)는 교 근무자의

circadian리듬이 교란된 후 충분히 응할 시간 인 여유가 없으며,일단 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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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다른 근무로 교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 고,고정된 교

근무는 낮번 고정근무, 번 고정근무,밤번 고정근무와 같이 어느 한 교 근무를

구 으로 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circadian리듬의 응이 최 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리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 다(Minors& Waterhouse,1981).

한편,교 근무에 한 국내의 연구들을 통하여 교 근무의 형태에 해 살펴보

면 조규상(1991)에서 교 제의 방법으로는 밤 근무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 수 있다고 하 으며,24시간 작업에 있어서는 24시간 격일 근무제,2

교 3교 로 나 수 있는데 재와 같은 24시간을 3부로 나 어 근무하는 형

태는 1차 2차 세계 후에 생산성을 높여 조속히 사회경제를 복구하기 해

서 개발되었다(김 호,박근상,2000;김 호,이상설,2000;강미정,2006,재인용).

김승택,정진호(2002)는 우리나라 교 제 유형으로 2교 가 40.1%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2교 사업장 에서 2조2교 제가 46.5%로 가장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다.2조2교 는 업,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교육 서비스업 등

이 주를 이루며,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2조2교 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의 44%가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2007,재인용).박진

(2010)은 항공사 교 근무자들의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에서 교 근무의 형태를

표 2-5와 같이 나 고 있다.

교 형태 특성

2교
하루에 2번 교 ,8시간 근무,야근 없음,24시간 작업의 경우

12시간 근무

2조 운 매일 12시간씩 근무,1주일 평균 84시간 근무

3조 운 매일 12시간씩 근무,1주일 평균 56시간 근무

4조 운 매일 12시간씩 근무,1주일 평균 42시간 근무

3교 하루에 3번 교 ,24시간 작업을 8시간씩 3회 교 하여 근무

3조 운 매일 8시간씩 근무,1주일 평균 56시간 근무

4조 운 매일 8시간씩 근무,1주일 평균 42시간 근무

5조 운 매일 8시간씩 근무,1주일 평균 약 34시간 근무

표 2-5교 근무의 형태와 특성(박진 ,2010)

한,김형 (2006)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교 근

무에 한 형태를 분류하 는데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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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형태 특성

2조 격일
한 조가 24시간씩 장시간 근무,업무피로도 높음,경찰이나

소방 서 등

2조 2교 12시간씩 교 근무,자동차나 비철 속 등의 제조부문

3조 2교
2개조가 12시간씩 교 근무,나머지 조는 휴무,공익성 사업이나

자동화된 제조업 부문

3조 3교
3개조가 8시간씩 교 근무,장시간 운용시 교 근무자의

피로도가 쌓임

4조 3교
3개조가 8시간씩 교 근무,나머지 조는 휴무,장치산업

발 산업

5조 3교 3개조가 8시간씩 교 근무,1개조는 교육,나머지 조는 휴무

기타
의 형태의 변형으로 4조 2교 ,7조 3교 등의 여러 가지

형태

표 2-6교 근무의 형태와 특성(김형 ,2006)

다.교 작업의 향

교 근무가 근로자의 건강과 수면,피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의 근로자는 일주기리듬의 혼란으로 수면장애와 피로,사

회생활의 장애,신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 근무

는 작업의 연속성,효율성,경제성 측면의 이익을 제공하나 근로자들은 일상생활의

리듬에 어 나는 시간 의 근무로 인하여 생리 리듬 주기의 혼란을 경험하고 단

기 는 장기 으로 신체 ·정신 인 향에 의한 응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단기 으로는 각성 기능의 하로 자신 련되는 사람들의 안 에 향을

미치게 되어 사고나 작동 실수의 가능성이 생기며,장기 으로는 교 근무에 응

하지 못하게 되어 건강에도 악 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용,1996).

드리마일섬의 원자반응로 출사건은 교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밸 고정

을 락한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체르노빌 사건은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

자가 새벽 1시 이후에 작업 실수로 인하여 일어났다.우주왕복선 첼린 호 사고

의 사고조사에 한 보고서에는 수면부족과 교 근무로 인한 잘못된 단이 사고

원인의 요한 요소로 언 되어 있다(Miltefetal,1988,김종욱,2003,재인용).

한 교 근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도를 하시키고 실수를 유발하여 안 과 작업

의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yler(1997)은 이러한 문제

를 제안하고 교 근무의 향모델을 제시하 는데 그림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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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교 근무 향 모델(Tayler,1997)

Folkard& Monk(1985)는 교 근무 제도가 근본 인 일주기 리듬과 부합하지 않

아 생리 기능의 변화,정신 신체 건강의 문제,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의 문

제,직무 효율성의 감퇴와 같은 문제를 래한다고 지 하 다.교 근무자의 약

25%가 과도한 졸음을 호소하고 있고,뇌 조사 결과 교 근무자의 약 20%가 심

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kerstedt,1988).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불규칙한 교 제에 의해서 불면증이 발생되며,사고의

증가 원인으로 신체 이상뿐만 아니라 피로와 졸음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Mottetal,1965,Goldetal,1992). 한,Tayler(1997)도 교 근무에 의한 일

주기 리듬과 응은 수면습 과 교 근무에 임하는 태도에 직 인 향을 미친

다고 지 하 다.

교 근무에 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교 근무와 수면에 한 연구(김 숙,

1994;노정균외 3인,1994;박 숙,김경애,2000;손미아,2004;이미 외 2인,

2003),교 근무가 소화기계나 심 계질환에 미치는 향 등의 건강과 련된 연

구(김창엽,허 렬,1989;신의철,맹 호,1994;신재학외 5인,1995;이 정,정종

학,1995),교 근무자의 수면과 건강의 측면을 다룬 연구(김 호,이상설,2000;김

윤규,2001;류기하,1994; 형 외 5인,1998;진 희,2000)등이 있으며,이들 선

행연구를 통해 교 근무가 근로자의 수면과 건강에 미치는 향과 이로 인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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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김은주,2007),김혜정(1987)에 의하면 밤 근무를 수행할 때

정신 ·심리 인 고통을 호소하는 간호사가 55.6% 고,간호사들이 호소하는 표

인 증상은 ‘신경질 이다’,‘가슴이 답답하다’,‘불안하다’,‘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등이 있었고,교 근무는 생활리듬의 변화로 수면장애,피로 등 신체 건강장애를

유발하고 업무 스트 스,정서 문제,음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도 심각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성자,2001).

빈번한 교 근무와 과 한 업무부담은 스트 스와 피로를 증가시키며(김은주,

2000;박 순,2004;최 진,1993),김윤규(2001)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척도에서

교 근무군이 강박증, 인 민성,우울,불안, 감,정신증,공포불안이 비 교

근무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권공주(2005)는 교 근무자의 약 25%가 깨어있

는 동안에도 과도한 졸림을 호소하고 있고,24시간 뇌 조사 결과 교 근무자의 약

20%가 실제로 근무 잠에 빠지는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

다.변 순(2005)에서도 3교 근무는 불면증,수면 박탈,주간 졸림의 빈도를 유의

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라.교 근무 리방안

김 호,박근상(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수,공무원,연구원과 교 근무 사업장

의 리직,노조 원장 등을 상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교 근무자의 복지수

평가모델을 제시하여 교 근무자에 한 복지수 향상을 한 리방안을 제

안하 으며 이 모델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2-7교 근무자들의 복지향상을 한 계층화 모델(김 호,박근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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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2003)에서는 가장 좋은 교 작업체계는 없다는 것이 일반 이고 교 작업

에 한 응력은 개인차가 크고 특히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으며 교 작업

에 있어 의학 감시도 필요한데,처음 교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업무 합성 평가

를 실시하고 두 번째 평가는 작업 투입 후 1년 뒤,이후 45세 이 에는 매 3년마

다,45세 이후에는 매 2년 마다 의학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ILO에서는 교 근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작업자들의 수면장애 등의 건

강상실과 사회 활동,교류기회의 단 의 불이익을 보상시키기 해 정근무 시

간과 휴식시간의 수, 한 보상,작업장의 안 과 보건을 한 유독물

질,소음,진동,낮은 조명도와 같은 열악한 환경요인의 제거,과도한 육체 ·정신

작업의 제거,통근을 한 공공 수송서비스와 휴게시설의 확보 등의 사회 서비스

제공,여성 ·고령자 등의 특수상황에 있는 작업자들을 한 배려,마지막으로

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으로 교 근무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태 ,2012,재인용).

3.작업조건

교 근무하의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는 야

간작업에 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포 하는 작업조건에 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야간작업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야간작업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을 것

이다.하지만 작업조건이라는 의미에 한 통상 인 정의는 없으며 다만,선행연구

들을 통하여 작업조건에 한 개념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일반 으로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한 모든 조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 ,노동시간,작업내용,노동 도,안

생,복리후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 작업환경이란 통상

으로 작업장의 온도,습도,작업장의 설비,분진,소음 등의 물리 작업환경을

의미하지만 최근의 안 보건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능률에 직·간 으

로 향을 미치는 작업방법,노동시간,휴식시간 등도 포함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심리 인 부분을 고려한 직무만족과 련하여 직무요구와 직무자율 등을 포 하고

있다.

오 아(2002)의 연구에 의하면 작업조건이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총칭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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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어졌는데,근로조건은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강도,작업속도,집 도

로 세분화되는 작업 도와 작업공간을 말하며,물리 작업환경은 온도,습도,소음

등의 일반 인 작업환경과 휴식공간과 식당,작업장 안 으로 정의하 다. 한 사

회 작업환경으로는 직무요구도와 직무통제성,사회 지지로 구성하여 작업조건에

한 정의를 내렸다.

김 우(2005)에서도 작업조건에 한 개념을 동일 개념으로 보고 안 ·보건과의

계성을 규명하 는데 연구모형은 그림 2-8과 같고,근로조건과 물리 작업환경,

사회 작업환경을 포함한 작업조건은 근로자의 안 ·보건에 한 계가 있으므

로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림.2-8작업조건과 안 ·보건의 계성 연구모형(김 우,2005)

따라서 작업조건에 한 개념 정의를 내리면 작업조건이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한 임 ,노동시간,작업내용,노동 도,안 생,복리후생 등의 모

든 조건을 포함하는 근로조건과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서 나타나는 소음,온

도,환기 등을 포함하는 물리 작업환경,근로자가 느끼는 직무만족도와 련된

심리 인 부분을 고려한 사회 작업환경을 총칭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작업조건에 한 개념은 일반 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것에 한 모든 조건

을 고려하기에 일반 인 근로형태가 아닌 교 근무나 야간작업의 경우 작업조건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 근무와 야간작업

에 한 작업조건을 정의하면서 기본 으로 일반 인 작업조건을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하 으며,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 근무와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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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통하여 리방안으로 제시된 연구결과와 지침,규

정을 토 로 재구성해보면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은 다음 그림 2-9와 같다.

그림.2-9야간작업 작업조건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을 살펴보면,기본 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한 개념으로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의 항목은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물

리 작업환경의 경우도 온도,습도,소음,환기,조명,휴식공간,작업장 안 으로

동일하게 구성하 다.

다만,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나,청결 등은 작업장 안 으로 포함시킨 것이 상이

하다.사회 작업환경의 경우 직무 요구도와 반복작업 요구도,직무 통제성,사회

지지는 일치하 다.

보상과 승진기회,복리후생의 경우 교 근무 작업자들의 복지나 야간작업자

리방안에서 근로자에 한 보상 측면에서의 요인들을 토 로 구성한 결과 사회

작업환경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며,마지막으로 생리학 요인의 경우는 기존 연

구에서 제시된 작업조건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으로 부분의 야간작업자에 한

리방안이나 지침에서 야간작업자에 한 수면보장에 한 내용과 수면의 질,피

로회복을 한 휴식과 작업설계,건강문제 해결을 한 각종 검진 로그램 운

등을 토 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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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안 행동과 안 의식

1.안 행동

가.안 과 사고

안 이란 일반 으로 사고나 재해를 당할 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개인에

게 손상을 끼치는 험이 없는 상태,결함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서하 ,2010;

정지희,2010;Fido& Wood,1989).

최 안 의 주요 심은 작업장의 안 한 장비나 물리 환경,보호구를 설계하

고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이러한 연구는 공학 인 근으로 작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하여 작업환경의 물리 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기

계 인 안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부분이었다.하지만 공학 인 근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시간이 요구되고 안 장비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과신으로 일한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안 상황에 한 악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등

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오세진,1997;오세진외 3인,2003).

Heinrich(1931)은 재해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고 순차 으로 향을 미

쳐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도미노 이론을 제시하며,사고의 연쇄반응을 막기

해서 안 리를 통하여 불안 한 행동이나 물리 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 다.즉,사고가 발생하기 에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방한다고

하 다.

도미노 이론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에 인간의 타고난 유 성향인 신경질,

과격함,주의력 부족 등과 일시 인 심신의 결함,불안 한 행동이나 상태가 반드

시 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한편,Heinrich의 주재해 변이론에 의하면 아차사

고,경상, 상(사망포함)의 비율은 300:29:1로 발생한다고 하 고 작업장의 아차

사고와 부상의 88%는 불안 한 행 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안 리자들은 경상과 상을 방지하기 하여 아차사고 비율을 조사하

다.

Bird(1974)는 도미노이론을 발 시켜 신도미노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이론

을 제시하 다.재해의 가장 요한 발생원인은 리의 문제라고 지 하 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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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연쇄반응에서 가장 요한 것은 안 리자가 종합 인 안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사고가 발생하기 에 반드시 그 원인이 나타나

며 그 원인은 크게 리의 부재,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직 원인으로 잠재

되어 있는 험요인이나 불안 한 행동과 상태를 의미하며 이들의 반응으로 인하

여 안 한계를 넘어서는 험요인과의 을 통해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를 방하기 해서는 종합 인 안 리 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사고의 직·간 인 근본 원인의 악과 인간의 불안 한 행동이나 상태를 포함

한 잠재되어 있는 사고 험의 직 원인 원인의 통제,안 의 한계를 벗어나는

험요인과의 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 다. 를 들어 근로자의 사

고를 조사하면 보호구의 미착용이라는 직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실제로는 안

교육의 부족이나 리의 미흡이라는 안 리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는 것이다(정지희,2010).

두 이론에 의하면,사고가 발생되는 가장 직 인 원인은 불안 한 상태와 불안

한 행동이라는 이다.최근에는 이러한 을 반 하여 과거의 공학 근을 통

한 작업환경의 물리 험요인이나 기계 험요인을 제거하는 연구에서,사고의

원인으로 인간의 불안 행동과 안 행동을 지목하고 인간의 행동에 하여 개인

·조직 차원의 안 연구로 발 하게 되었다.

나.행동주의 연구

인간의 행동은 의도한 행동과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구분되는데(Reason,1979;

Reasonetal,1990),Reason(1990)에 의하면 사고에 한 분석을 통해 사고와 행동

의 계에 하여 설명하며 험상황들은 부분 사람들의 안 하지 못한 행동인

실책(slip),사소한 과실(lapses) 는 실수(mistake)와 같이 의도치 않은 실수(error)

에 의해 야기된다고 하 고,인간의 행동을 고의성에 따라 오류와 반,착오로 구

분하 다(Parker,Reason,Manstead& Stradling,1995;Reasonetal,1990).의도

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오류와 착오로 오류는 험성을

갖고 착오는 험성을 갖지 않는다는 이 다르고, 반은 의도한 험행동으로 의

도와 험성을 모두 갖는다(박선진외 3인,2006).

실용 인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행동주의 안 연구는 기존의 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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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거하는 공학 근법에서 발 하여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인지 등의 내부요

인과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외부요인을 통하여 안 을 리하는 방법으로 미국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Geller,2001).행동주의 심리학을 응용하여 교육,

처벌 주의 안 략에서 안 행동을 하면 토큰이나 칭찬 등의 보상을 통하여 사

고를 방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이원 ,2001).

행동주의 안 연구는 효용성 극 화 원리(principleofmaximizing utility)로

유도되는데 안 행동이나 불안 행동은 모두 그 자체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

은 매우 낮으나 불안 행동의 기 효용성은 안 행동의 효용성보다 크다는 것이

다.사고의 발생빈도는 낮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로 부분의 경우 불안 행동으

로 반드시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

즉,사람들은 불안 행동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편리함,시간

의 단축 등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불안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따라

서 안 행동을 유발하려면 불안 행동으로 얻는 효용을 능가하는 단기 보상을

도입하여 안 행동의 가치를 증 시켜야 한다(이원 ,2005;Geller,2001).미국에

서 작업장 사고의 40%가 보호구 미착용이라는 보고는 불안 행동이 사고를 유발

할 가능성이 높고 안 행동으로 산업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원 ,2005;Hofmann& Morgeson,1999).

다.안 행동

불안 행동이란 안 한 상태를 불안 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습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의 직 원인이 되는 행동을 총칭한다(서하 ,2010;추창엽,

2008).반면,안 행동이란 불안 행동의 반 되는 개념으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

행하고 있는 안 과 련된 행동을 말하며,직무수행과 련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안 차에 참여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험이

없도록 안 을 해 취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하며,이러한 안 행동의 요소는 험

상황에서의 정확한 반응,불안 한 작업 상태에서의 의사소통,장비의 합한 사용,

안 규정의 수, 방 안 행동에 여,안 행동의 제외 여부, 차와 규정에

한 심, 험행동의 여 여부,좋은 리습 등이 있다(박계형,2011;방유빈,

2012;서하 ,2010;임운식,2007;GaravanandO'Brien,2001;Nealet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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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richetal(198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의 88%가 안 하지 못

한 행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McSween(200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는데 미국의 10년간의 산업재해를 조사한 결과, 체의 76%가 행동이 원인이었

고 간 인 원인으로 환경과 행동을 포함할 경우 사고의 96%가 행동이 원인이라

고 하 다.이는 오세진외 7인(2009)에서 연구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분석결과도

환경 행동에 의한 간 인 부분을 포함할 경우 94%,행동이 원인인 경우는

70%로 비슷한 수 을 보 다.

안 행동의 표 인 연구는 Neal과 Griffin(2000)로 직무수행의 2차원 모형을 안

행동에 용하 다.이들은 과업수행의 정의로부터 안 행동을 안 수(safety

compliance)와 안 참여(safety participation)로 구분하 는데,안 수란 안 을

유지할 목 으로 개인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안 활동으로 정의하고 표

작업 차를 따르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의 행 를 의미한다.안 참여란 안

의 지속을 돕고 발 시키는 것으로 개인의 안 에 직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 인 안 활동 참여나,동료를 돕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안 참여는 안 수보다 자발 인 개념이고 안 수는 안 참여에 비해 의무

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방유빈,2012;임운식,2007).안 차를 수하지 않

는 행동이나 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은 사고를 유발할 험이 있으며 이러

한 개인의 비 이 커질수록 조직의 험은 증가한다.

반면,방유빈(2012)는 조직에서의 안 행동이 개인과 직장에 도움이 된다면 안

행동에 한 동기가 높아지며 더 많은 사람이 안 행동을 한다고 하 다.따라서

안 행동과 사고는 조직차원에서 살펴야하고 험요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 되

었기에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박계형,

2011;한정원외 3인,2009).

안 행동에 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사고를 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 행

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하여 살펴보면,Komakietal(1980)은 안 행동에 하

여 보상이 제공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정 인 향을 주어 안 행동을 유발하고

사고를 덜 입게 된다고 하 다. 한,조직차원에서 안 과 복리를 한 노력을 할

경우 조직에 한 만족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극 인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자발 으로 안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 다(신용존,1999;Hofmann& Stetzer,

1996).

자발 인 안 행동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안 문제에 해 충분한 심과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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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때 가능한데 사회 교환차원에서 감독자의 칭찬,보다 실 인 안 차,

종업원의 권고에 한 경 자 측의 경청,지속 인 안 훈련의 시행, 합한 안

장비의 제공,경 자 측의 작업장의 안 검,동료의 안 행동지지,안 행동에

한 보상 등을 받은 종업원이 친조직 행동으로 안 차를 수하고 안 장비

를 잘 착용하고 동료를 돕는 등의 안 에 한 차나 교육에 자발 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하 다(임운식,2007;Williamsonetal,1997).

Nealetal(2000)은 개인의 동기부여와 행동에 필요한 지식,기술에 의하여 안

수와 참여라는 안 행동을 측한다고 하 고,Langfordetal(2000)은 감독자가

장에서 안 행동을 할 경우 근로자의 안 행동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Neal과 Griffin(2000)은 동기부여는 자발 인 안 행동에 요한 요소

이고 충분한 동기부여 없이는 안 행동이 수행되지 않고 안 에 한 지식이 없

을 경우도 안 행동의 수행이 어렵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Neal과 Griffin(2000)가 제안한 모델로부터의 안 수와 안 참여

로 구분되는 안 행동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안 행동의

개념과 선행연구에서의 안 행동의 개념의 차이 은,기존 연구에서는 안 행동을

안 수와 안 참여로 구분하면서 안 수를 표 작업 차를 따르거나 안 을

수하는 행동의 개념으로 설명하 기에 좀 더 세분화된 안 행동의 개념을 정의

해보기 하여 안 수의 개념을 안 수와 안 차로 구분하 다.즉,본 연구

에서는 안 행동의 요인을 총 3개로 구분하 는데 안 참여행동과 안 수의 개

념을 안 수와 안 차로 구분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안 행동은 안 참여행동,안 수행동,안 차행동으

로 구분되며,각각의 개념을 설명하면 안 참여란 안 의 지속을 돕고 발 시키는

것으로 개인의 안 에 직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 인 안 활동 참여나,동

료를 돕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며,안 수란 안 을 유지할 목 으로 개인이 수행

할 필요가 있는 핵심 안 활동으로 정의하고 안 장치의 사용이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행 를 의미한다.안 차란 안 을 유지할 목 으로 개인이 수행

할 필요가 있는 안 행동으로 정의하고 표 작업 차를 따르고 차를 수하고

임의로 차를 생략하지 않는 등의 행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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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의식

가.안 과 사고

안 은 험이 없는 상태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실제 장에서 험요

인이 없는 상태를 달성하기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쉽지 않다.따라서 부분

의 장에서는 험요인에 하여 허용 가능한 범 에서 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험요인은 기계 고장,시스템의 불량,근로자의 불안 한 행동이나 실수

등을 포함하는 물리 ·심리 ·행동 원인들이 있다(이효동,2011).

안 사고는 아직도 불가항력 이며 우발 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고를 분석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고의 원인에는 불안 한 상태와 불안 한 행동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불안 한 상태와 행동은 안 교육을 통하여 개선

가능하며 의식을 변화시켜 사고를 일 수 있다.사 에 안 에 한 교육을 통하

여 지식을 부여한다면 체계 인 안 의식을 통하여 불안 한 상태와 행동을 배제

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김경천,2012;김혜원,2002;한국산업안 보건공단,

1994).

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은 사 지식의 부족이나,작업에

임하는 태도에 따른 지식의 부족이나 지각의 착오,부주의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만

안 에 한 의식으로부터 향을 받는다.안 에 한 의식은 안 을 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한 인지 성분과 동료,가족,조직,자신의 복리에 요하다고

단하는 가치 ·정서 성분,안 한 행동을 하려는 의사,의욕,행동력 등의 행동의

지 성분을 통하여 나타나며 평소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후천 이고

습 인 것이 많다(신기령,2012).

나.안 의식

안 의식은 안 에 한 인지도를 의미하는데 험으로부터 안 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업무에 극 으로 처하는 자세를 의미한다.안 하고자하는 본능 인 마

음의 자세를 의미하며 안 행동의 원동력이다.따라서 안 의식은 안 하고자 하는

본능 인 마음의 자세로 험으로부터 안 을 유지하거나 사고를 방하기 해

가지는 극 인 인지도이며, 처하는 자세로 정의할 수 있다(김경천,2012;신기

령,2012;이효동,2011;이희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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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안 의식이 높을수록 재해발

생이 낮아지고 방의 효과가 커진다고 하 는데,안 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험에 처하는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뜻하며,안 행동을 한 태도

주의력을 기르는 것이다.이는 구체 인 험요소를 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증

가되고 질서 규칙을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원태,2009;이장식,1997;이효

동,2011;이희택,2010).

조희제(1994)는 근로자의 안 의식을 강조하며 근로자 스스로 안 의 요성을

인식하고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 으며,박병선(1995)는 근로자의 안 에 한

험인식은 안 사고 방에 향을 주고,정서 불안정요소가 안 사고 발생에

향을 다고 분석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정흥섭(1995)에서는 안 사고

의 방을 해서는 안 교육제도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안 의식과 사고에 비하

여야 한다고 하 으며,이주엽(1996)은 안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의 불안 한 행동

과 환경상태라고 보고하고 근로자의 안 의식 재해의 인식정도가 재해 방에

요하다고 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재해통계를 통하여 입증된 안 사고의 원인의 부분은 안

에 하여 사 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하는 불안 행동이다.이러한 불안

한 행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작업자의 안 의식 수 의 하가 원인이

되므로 안 의식 향상을 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 (1997)은 노동부 통계자료를 심으로 재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 지식이

나 훈련의 부족 등의 교육 원인이 63.57%, 리상의 원인이 20.41%,기술 원인

이 16.02%로 나타나 재해 방에서는 근로자의 안 의식과 교육이 요하다고 하

고,안 의식이 향상되면 비의도 행동이 어 험을 피할 가능성이 증가하기에

어려서부터 체계 인 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나경환,2000;최 일,1988).

곽은복(1999)와 정인숙(1999)에서는 안 사고 방을 해서는 안 습 이 몸에 베

이도록 안 의식을 지도하고 안 교육에 한 문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

다.

다.안 의식의 향

안 의식에 한 다른 연구에서도 부분의 연구는 안 의식이 재해 방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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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친다고 하 고(박병선,1995;박성우,2004;조희제,1994),안 에

한 교육을 통하여 안 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 으며(김 환,

2003;김선덕,2000,이혜숙,2001),그에 따른 교육제도나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 다( 춘옥,1995;정흥섭,1995).

김문채(2000)에서는 안 리 방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업장의 안 성 확보

와 휴식시간,안 에 한 인식,동료와의 조 등을 도출하 고 근로자의 안 에

한 인식이 안 사고를 방하는데 최우선 조건임을 확인하 다.이혜숙(2001)은

안 사고의 주원인의 안 의식 결여이고 사고 방을 해서는 안 의식 함양이 필

요하다고 하 다.김 주(2005)에서도 근로자의 안 의식과 재해 방에 한 인식

이 재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하 고,박 성(2005)에서도 안 의식이 낮

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하여 사고발생이 높다고 하 다.

이찬종(2007)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리감독자의 안 의식 부족이고 다음이 안

교육 부족이라고 하 다.이원태(2009)의 연구에서는 안 의식이 낮을수록 사고

경험이 많았으며,부주의가 62.0%,안 지식의 부족이 21.1%,피로 이 3.0%,안

태도 부족이 2.9%,안 장치의 부족이 2.5%로 나타나 안 의식과 교육에 한

요성을 제시하 다.결국 재해 방을 해서는 안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

하고 그 방법은 안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포함한 재해와 사고에 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안 의식이

재해 방과 련이 있음을 보고하 으며 안 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 다.

진만(2002)에서는 산업재해 지각요인과 재해경험 직무몰입의 계를 분석하

여 재해에 한 심과 근로자의 안 이 우선시되는 안 리 풍토와 규칙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 는데,측정항목으로 안 교육 효율성,안 에 한 이해도,작업조

건, 험처리방식,안 과 공정의 요도 등을 이용하 다.

김 주(2005)에서는 근로자들의 재해 안 의식에 한 실태조사로 안 에

한 이해도와 험처리 방식,안 과 공정 요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안 의식을

측정하 고,이 철(2009)도 김 주(2005)와 동일한 도구를 수정하여 안 의식을 측

정하 다.장짐(2011)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험처리방식,안 교육의 효율성,안

에 한 이해도,안 규칙 엄격성의 4개 항목으로 안 의식을 측정하 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장짐(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안 의식의 개념과 측정도구를 사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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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조사

제1 연구 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교 근무 하의 야간작업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며,작업의

내용과 방법,환경의 조건이 동일하며 통제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야간작

업의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제조업의 장 근로자들을 상으로 하 으며,

사업장은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상으로 임의로 선정하여 배포하 다.

근로자 총 3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직 면담을 실시하 으며,설문조사 기

간은 2012년 8월 20일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조사되었다.이 300부가 회수

되었으며,회수된 설문지 에서 결측치가 많아 사용이 어렵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지 41부를 제외한 259부를 분석하 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에 한 응답은 5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 표 3-1과 같다.

구분 유형

성별
남자 여자 　 　 　

231(89.2%) 28(10.8%) 　 　 　

연령　
20 30 40 50 　

60(23.2%) 93(35.9%) 61(23.6%) 45(17.4%) 　

근무　

경력

1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15년이상

38(14.7%) 60(23.2%) 68(26.3%) 33(12.7%) 60(23.2%)

야간근무　

경력

1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15년이상

36(13.9%) 79(30.5%) 85(32.8%) 31(12.0%) 28(10.8%)

작업　

유형

들어올림 물건이동 서서 작업 반복동작 　

13(5.0%) 23(8.9%) 60(23.2%) 163(62.9%)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215(83.0%) 44(16.9%) 　 　

흡연
흡연함 흡연안함 　 　 　

113(43.6%) 146(56.4%) 　 　 　

음주
음주함 음주안함 　 　 　

129(49.8%) 130(50.2%) 　 　 　

커피
커피마심 커피안마심 　 　 　

194(74.9%) 65(25.1%) 　 　 　

표 3-1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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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응답자는 남자가 89.2%,여자가 10.8%로 남자

가 많았으며,나이는 연령 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지만 20 ∼40 가 84.9%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특히 30 가 35.9%로 많았다.근무경력은 10년 이상된 장기

간 근로자는 35.9%,10년 미만의 근로자는 64.1%로 나타났다.

야간작업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13.9%,5년 미만이 30.5%,10년 미만이

32.8%로 나타나 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무를 시작하면서 야간작업을 함께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작업유형을 살펴보면 반복동작이 62.9%로 나타나 제조업 특성상 단순반복 작업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서 있는 작업이 23.2%로 많았다.정규직은 83.0%,

계약직은 16.9%로 나타났다.흡연과 음주유무는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커피

는 마신다는 응답이 74.9%로 더 많았다.

제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도구의 구성

사회나 문화에 한 인과 계를 설명하여 법칙을 발견하는데 많이 이용되어지는

실증연구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집단을 유추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어지는

데 특정 상에 하여 계량 측정을 해야 할 경우 수조사가 불가능할 때 자주

이용된다.추상 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개념을 정의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설

문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이러한 근거는 설문지를 구성하는 문항과

요인에 한 조작 정의를 통하여 개념(내용)타당도를 마련할 수 있다.따라서 설

문도구의 개념타당도를 확보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한 변수인 야간작업자의

작업조건요인과 안 행동요인,안 의식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 변수들에 하

여 조작 정의를 하고자 한다.

작업조건은 야간작업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한 모든 조건을 뜻하며

근로자에게 주어진 작업환경과 리요인이 포함된다.본 연구에서는 작업조건으로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으로 구분되며,각 요인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제조건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를 말하며,작업

도의 경우 작업의 강도,속도,집 도를 의미한다.이 요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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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우(2005),오 아(2002)의 근로조건 척도를 참고하여 비설문을 거쳐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7문항을 구성하 다.

물리 환경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 의 물리 상태나 작업을 해 만들어진

통제된 환경을 뜻하며,온도,습도,소음,환기,조명,휴식공간,작업장 안 으로 구

성되어있다.이 요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김 우(2005),오 아(2002)의 물리

환경 척도를 참고하여 비설문을 거쳐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14문

항을 구성하 다.

사회 작업환경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환경이나 심리 요인

의 향을 받는 작업환경을 규정하는 것으로 작업의 능률이나 직무만족에 한 내

용을 의미하며 직무 요구도,반복작업 요구도,직무 통제성,사회 지지, 보상,

승진기회,복리후생으로 구성된다.이 요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김 우(2005),

오 아(2002)의 사회 작업환경 척도와 신유미(2006)을 참고하여 비설문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21문항을 구성하 다.

생리학 요인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개인별로 차이가 발

생하는 신체 ·정신 반응에 한 요인을 뜻하며 수면,건강,피로로 구성된다.이

요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김윤경(2005),김은주(2007),최형선(2008)의 수면,건

강,피로 척도를 종합 으로 참고하고 비설문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10문항을 구성하 다.

안 행동은 안 가치 이 반 된 안 태도가 실제로 실행되어 몸을 움직여 동작

을 취하는 것으로써 안 이 표면 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안 참여,안

수,안 차로 구성된다.이 요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Neal과 Griffin(2000)의

안 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이원 (2005)에서 번안한 설문지를 토 로 14문항을 구

성하 고 제조업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구성하 다.

안 의식은 안 을 유지하고 불의의 사고를 방하기 해 가지는 안 에 한

인지도를 의미하며 험처리방식,안 이해도,안 교육,안 규칙으로 구성된다.

이 요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진만(2002),김 주(2005),조재환(2009),김 태

(2009)의 안 의식 척도를 참고하여 장짐(2011)이 개발한 설문지를 토 로 20문항

을 구성하 고 제조업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구성하 다.

안 도의 개념은 사물의 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정도를 의미하

며,안 도의 경우 평가 상의 업종이나 작업형태,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용되지만 일반 으로 안 리 요인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따라서 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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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리요인인 인 요인,설비 요인, 리 요인,작업 요인을 토 로

7문항을 구성하 다.

변수의 조작 정의를 통하여 개발된 설문도구의 구성은 다음 표 3-2와 같다.

요인 명 문항 번호 문항수

인구통계학 특성 1,2,3,4,5,6,7,8,9 9

작

업

조

건

근로조건

작업시간 A01,A02 2

휴식시간 A03,A04 2

작업 도 A06,A07,A08 3

물리

환경

온도 A09,A10 2

습도 A11,A12 2

소음 A13,A14 2

환기 A15,A16 2

조명 A17,A18 2

휴식공간 A19,A20 2

작업장 안 A21,A22 2

사회

작업환경

직무 요구도 A23,A24,A25 3

반복작업

요구도
A26,A27 2

직무 통제성 A28,A29,A30,A31 4

사회 지지 A32,A33,A34 3

보상 A35,A36,A37 3

승진기회 A38,A39,A40 3

복리후생 A41,A42,A43 3

생리학

요인

수면 A44,A45,A46 3

피로 A47,A48,A49 3

건강 A50,A51,A52,A53 4

안 행동

안 참여 B01,B02,B03,B04,B05,B06 6

안 수 B7,B8,B9,B10,B11 5

안 차 B12,B13,B14 3

안 의식

험처리

방식
C01,C02,C03,C04 4

안

이해도
C05,C06,C7,C8,C9, 5

안 교육 C10,C11,C12,C13,C14 5

안 규칙 C15,C16,C17,C18,C19,C20 6

결

과

변

수

개인

변화 요인
안 도 D01,D02,D03,D04,D05,D06,D07 7

합 계 102

표 3-2설문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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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의 이론과 모형을 기 로

구성하 다.요인들과 비교하여 작업조건 모형을 기 로 하여 야간작업 작업조건을

구성하고 근로자의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은 교 근무와 야간작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리요인들을 작업조건 안 행동은 수행동과 참여행동, 차행동으로

구분하고 안 의식은 험처리방식,안 이해도,안 교육,안 규칙으로 구분하

고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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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 다.

첫째,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향을 미치는 조건들

에 한 내용으로,근로조건,물리 환경과 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근로시간은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작업의 강도와 속도,집 도를 포함

하는 작업 도로 구성되었고,물리 환경은 작업공간의 통제된 작업환경으로 온

도,습도,소음,환기,조명,휴식공간과 작업장 안 으로 구성되었다.사회 작업

환경은 직무만족과 련된 내용으로 직무 요구도,반복작업 요구도,직무 통제성,

사회 지지와 보상,승진기회,복리후생으로 구성되었고,생리학 요인은 근

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노출되는 건강과 개인 요인을 뜻하며 수면,피로,건강

으로 구성하 다.

둘째,안 행동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해 동작을 취하는 것으로써 안

이 표면 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며 안 참여와 안 수,안 차로 구성하

다.

셋째,안 의식은 사고를 방하고 안 을 유지하기 해 근로자가 가지는 안

에 한 인지도를 의미하며 험처리방식과 안 에 한 이해도,안 교육,안 규

칙으로 구성하 다.

연구모형에 하여 종합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야간작업에 한

작업조건을 구성하는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은 근

로자의 안 행동과 의식에 향을 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향 계에 있는 야간작

업 근로자의 야간작업 특성요인을 악할 수 있다.

한,사업장에서 안 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가 집단을 통하여 비교를

통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리방안의 우선

순 를 가 치를 이용한 AHP기법을 통하여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조사하여 향 계를 도출한 결과와

안 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리의 우선순 를 비교·검증하

여 야간작업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악하고 리의 우선순 를 도출하여

야간작업에 한 안 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통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일반 특성은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성별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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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2:연령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3:근무경력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4:야간경력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5:작업유형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6:고용형태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7:흡연유무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8:음주유무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9:커피섭취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참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차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의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야간작업 작업조건은 험처리방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이해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교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규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도와 안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야간작업 작업조건은 안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제4 자료의 분석내용 방법

본 연구는 설문도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엑셀을 이용하여 코딩(Cording)작

업을 실시하고 통계 로그램인 SPSS20.0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1.연구의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구체 인 분석내용과 방법은 아래 그림 3-2와 같으며,크

게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야간작업의 안 도 향상을 한 리방안을 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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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의미한 향요인들을 악한다.

그림.3-2연구의 분석모형

연구의 분석모형에 하여 살펴보면,분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본 연구의 가장

큰 목 은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 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이러한 리방안을 찾기 하여 본 연

구에서 수행하는 연구분석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통계에 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야간작

업의 작업조건과 근로자의 안 행동 안 의식에 하여 조사 가능한 측정도구

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고,회귀분석을 통하여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이

근로자의 안 행동과 의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향 계를 악하여 유의미

한 향요인을 제시한다.

둘째,AHP기법을 통하여 야간작업의 안 도 향상을 한 문가 설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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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안의 우선순 를 제시한다.AHP기법의 연구 차에 따라 일 성 검증을 통

하여 문가 집단의 의견에 한 일 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시하고, 요도 분

석을 통하여 동일 계층 간의 상 요도와 작업조건 체요인에 한 종합 요

도를 제시하고 상 우선순 를 통하여 리방안의 우선순 를 제시한다. 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모델의 강건성을 확보하고 우선순 의 용에 하여 살펴

본다.

셋째,앞서 제시한 두 가지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작업조건이 근로자의 안 행

동과 안 의식에 미치는 향에 한 유의미한 향요인과 AHP기법의 우선순

결과로 제시된 리방안의 우선순 요인을 비교·검증하여 유의미한 요인들에 하

여 T-검정 분산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학 요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

2.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분석(ReliabilityAnalysis)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하여 응답자가 정

확하고 일 되게 측정을 하 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 을 때 동일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문도구를 이용

한 통계분석에서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 로 이용하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기에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

에 한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의 과정이 매우 요하다.

각 요인별로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에 하여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

를 도출하 으며 Cronbachα계수를 도출하여 검증하 다.Cronbachα계수의 값이

0.6이상일 경우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단하는 것이 일반 이

다. 한 문항이 삭제될 경우 Cronbachα계수의 값이 상승하는 문항은 삭제하 으

며,문항 삭제 후 재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를 확보하 다면 구성타당도를 통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문항과 실제 조사한 결과,요인에 한 문항들이 체 이론의 틀 안에서 다른 개념

들과 논리 으로 제 로 연결되었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이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했던 요인들이 제 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는지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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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한 과정이다.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s)을 이용한 요인 추출과

요인의 독립성을 시하고 개별 요인에 한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직각회 방식의 Varimax방식으로 요인을 회 (FactorRotation)하여 결과를 도출

하고 타당성을 확보하 다.

3.다변량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bl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여 향력을 악하 다.다변량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하나

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 한 검증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작업조건,안 행동과 안 의식의 요

인에 한 인과 계를 도출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다변량 회귀분석모델은 다음의 식과 같다.

         

Y는 종속변수를 의미하고 X는 측변수 혹은 독립변수를 의미한다.β는 측변

수에 한 계수이며 E는 회귀모형의 오차를 의미한다.즉,회귀분석은 종속변수 Y

에 하여 독립변수 X가 미치는 향에 하여 표 하는 것을 말하며,종속변수 Y

는 독립변수 X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한 비표 화 계수 β는 독립변수 X들에

한 가 치로 표 할 수 있다.

4.AHP기법을 이용한 가 치 분석

가.AHP의 개념

일반 으로 의사결정의 문제는 객 으로 존재하는 유형의 문제에 한 측정행

와 주 인 생각이나 감정,신념의 문제와 같은 무형의 문제에 한 측정행 가

있다.AHP는 인간이 내리는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의 속성을 체계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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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계층 (Hierarchy)으로 규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택한다.

의사결정은 보통 복잡한 다기 결정문제에 착하고 객 이거나 주 인

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AHP의 경우 이러한 다기 결정문제를 모두 나열하여

계층을 구조화하고 요소간에 연결하여 단을 실시하는데,계층 구조의 설정을

통한 계층화 작업을 실시하고 상 요도를 설정하며,일 성을 검증하는 방법

으로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하여 동일 계층에 있는 구성

요소들에 한 비교를 실시하며,개인 ,주 는 다른 향에 따른 단

을 통해 수행되기에 비일 성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일 성 검증의 결과를 토

로 일 성 비율의 기 을 넘는다면 재검증 하거나 수정하게 된다.

AHP의 이론 인 배경을 살펴보면 기법을 용하기 한 4가지 공리(Axiom)를

가지고 있다.첫째,한 계층의 요소들은 상 계층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하며 둘째,

동일 계층의 요소들끼리는 서로 비교가 되어야 하고,두 요소 간에 요성의

정도를 표 할 수 있어야하며 요도는 역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만약,A가 B보

다 5만큼의 요도를 갖는다면 B는 A보다 1/5만큼의 요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 요도의 비교는 제한된 범 안에서 정해진 척도로 표 되는 동질성을 갖고

넷째,의사결정의 목 을 모든 계층이 포함하고 있다는 기 성을 갖는다(문태화,

2009).

나.AHP의 장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의 의사결정의 방법은 일반 으로 정량 요소인 비용,거

리,무게 등의 계량화된 수치의 반 은 가능하나,의식이나 생각,기분,변화 등과

같은 정성 인 요소를 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하지만 부분의 의사결정의 문

제는 정량 인 요소보다는 이미지 향상과 의식 제고,만족도 등의 정성 인 요소가

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성 인 요소의 경우 정량화된 요소처럼 수치나 지수로 표 하기가 어렵고 합

리 으로 반 하기가 어렵기에 정량 요소와의 비교를 통하여 요도를 도출하기

는 쉽지 않다.AHP는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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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방법이며 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이용한 의사결정기법

이다.

AHP는 복수의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비일 성에 하여 논리 일 성의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유치

계산법을 통하여 비일 성 지수가 도출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일 성

의 여부와 개선에 한 기 을 제시한다.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다수의 의사결정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들을 평균을 내거

나 다수의 의견을 취하는 방식이 보통이지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의사결정

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의견을 반 하기 어렵게 된다.AHP의 경우 모든 의사결정

자의 의견을 반 하고 논리 이고 합리 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선호도나 요도를 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유사한 요소끼리의 그룹핑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 한 계층의 구성과,

정성 인 요소를 측정가능하게 하고 우선순 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의

사결정자의 단에 한 논리 일 성을 검증해 주는 것,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정보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주는 것 등을 AHP의 장 이라고 하 다(조근태

외 2인,2003).

다.AHP 용 차

일반 으로 AHP를 이용하여 의사결정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림

3-3과 같은 네 가지 단계의 작업이 수행된다.

그림.3-3AHP 용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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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결정 계층의 설정

AHP는 의사결정의 문제와 련된 사항들을 계층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계층

의 최상단은 의사결정의 목 을 제시하며 계층0이라 칭한다.그 아래는 의사결정문

제에 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계층1로 구성하고,그 아래의 계층2는 계층

1에 한 세분화된 요소들을 나열하여 구성한다.주의할 은 동일계층에 있는 각

각의 요소들은 서로 독립 이어야 하고 상호간의 비교를 수행하기 하여 동

일 수 이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계층의 최하단의 구성은 의사결정문제에 한

안들로 구성하여 AHP의 체계를 구성하며 그림 3-4는 표 인 AHP의 형태이다.

계층의 요소는 상 계층과 하 계층의 요소와 서로 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를 계층의 완 성이라 한다.계층을 구성할 때는 계층의 완 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외 으로 비완 계층이 구성될 수 있다.하지만 계층의 요소끼리는 공통의 목표

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하 계층에서 그 자체로 분할이 가능하

다(Ramanujam & Saaty,1981). 한 계층의 수와 비교 안의 수는 5∼9가지가

당하다고 제안하 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하 으며 이는 의사결정문제에

한 해결의 정 성에 따라 정해진다(Saaty,1980;Saaty& Vargas,1982).

계층의 구성방법에 해서는 정형화된 방법은 없으며 다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계층의 구성방법을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Zahedi,1986).하지만 계층의 구성을

해서는 계층과 요소를 규정하여 그에 맞는 질문을 만들며,응답에 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정과 재질문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동일과정을 반복하

여 실시해야 한다.

그림.3-4AHP의 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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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자료의 수집

단자료의 수집은 요소 간의 비교를 통하여 수행된다. 단자료의 수집은

계층에 있는 요소들을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며 기여정도에 한 수치는 9

척도를 이용하는데 역수를 포함할 경우 17 척도로 부여되며 이는 기여도가 동등

하다는 의미인 1 의 경우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값이기 때문인데 척도는 표

3-3과 같다.

요도 정의 설명

1
비슷함

(equalimportant)

어떤 기 에 하여 두 활동이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단됨.

3
약간 요함

(moderateimportant)

경험과 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약간

선호됨

5
요함

(strongimportant)

경험과 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요함

(verystrongimportant)

경험과 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극히 요함

(extremeimportant)

경험과 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극히

선호됨

2,4,6,8 값들의 간 값
경험과 단에 의하여 비교 값이 값들의 간

값에 해당한다고 단될 경우 사용함

역수값
활동 ｉ가 활동ｊ에 하여 의 특정 값을 갖는다고 할 때,활동 ｊ는 활동 ｉ에

하여 그 특정 값의 역수 값을 갖는다.

표 3-3 비교의 척도

비교를 한 비교횟수는 계층의 요소 수가 n개일 경우 모두 n(n-1)개의 비

교를 수행하며 행렬의 각을 심으로 역수의 형태를 취한다.

AHP는 요소 간의 상 요도를 나타내기 하여 비교를 통하여 단하

는데,Saaty가 서로 다른 27개의 수치척도를 사용한 실험의 결과 1∼9까지의 척도

가 실제치에 가장 근 한 결과를 나타내었음을 증명하여 계량 인 단을 하여

9 척도를 이용한다.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합하다고 단되는 다른 척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문태화,2009).

(3)상 가 치의 추정

상 가 치의 추정을 해서는 의사결정요소들에 하여 고유치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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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한 계층의 비교 상이 되는 n개 요소의 상 인 요도를   ⋯라

하면, 비교행렬에서의 는  ⋯로 추정할 수 있다.즉,와   사

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






∙∙


   ⋯






∙ ∙   ⋯

따라서,로 구성되는 행렬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고유치 방법에 의하여 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문태화,2009).

∙∙

  ⋯   행렬  우측 고 벡터

 행렬  고 치

비교행렬 의 가 치 를 모를 때,이 행렬을 ′라 하고 가 치 추정치 ′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max∙′

max 행렬′ 가 큰 고 치

× 행렬에서 n이 3이상인 경우 고유치를 구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계산 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비교행렬 A가 일 성을 가지

려면 max가 n에 근 해야 한다.일 성 비율(CR)은 일반 으로 0.1이내에 있을 경

우 일 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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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성 지수(ConsistencyIndex:CI):  max

일 성 비율(ConsistencyRatio:CR):  ×

RI:난수 지수(Random Index)

n 1 2 3 4 5 6 7 8 9 10

난수지수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표 3-4난수 지수

n:동일 계층에 있는 요소의 수

의사결정문제에 한 평가자의 단에 한 논리 모순을 측정하는 것이 일

성(Consistency)이며 A가 B보다 요하고 B가 C보다 요하며 C가 A보다 요하

다고 단을 한다면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평가자의 단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측정하거나 제거,혹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일 성의 문제이다.

(4)상 인 가 치의 종합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안들에 한 우선순 를 얻기 하여 각 안들에 한

상 가 치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의사결정의 목 에 따라 최하 계층

의 안들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각 계층에서의 가 치를 종합하여 종합 요도벡

터 값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최상 계층부터 k번째 계층까지의 안에

한 종합 요도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첫 번째 계층에 한 k번째 계층요소의 종합가 치

 :추정된 벡터를 구성하는 행을 포함하는 ∙

  번째 계층의 요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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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감도 분석

민감도분석(SensitivityAnalysis)이란 가 치나 정보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의사결정의 목표에 따른 안을 선택할 때 가 치의 변화

에 따라 안의 우선순 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 다.변수별로 가 치를 일정하게

변화를 주어 변화가 있기 의 결과와 비교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해 보기 하여 실시하는 분석이다.

요소들의 값을 일정범 안에서 변화시켜 기 값과 변화된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모델에 한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이 높다고 볼 수 있다.민감도 분

석에 한 변화치의 허용범 의 획일 기 은 없으나 AHP분석에서는 일반 으로

±10%의 범 안에서 변동을 다(박수정,최 출,2010).

AHP의 경우 기 이 되는 상 요소의 요도 결과에 따라 향을 받는 하 요소

의 요도 결과 값이 변화하여 결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이는 비교를 통하

여 제시되는 상 요도를 통하여 안의 요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AHP

의 방법 때문이다.

따라서 상 요소의 요도 결과가 상승하면 하 요소의 요도는 상승하게 되며,

상 요소의 요도 결과가 하락하면 하 요소의 요도 결과도 하락하는 상을

보이게 된다.반면,하나의 상 요소의 가 치가 증가하면 다른 상 요소들의 가

치는 감소하기 때문에 가 치가 증가하는 상 요소에 포함되는 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하 요소들은 하락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AHP의 차 에서 의사결정의 문제에 한 계층화 작

업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조화하여 생략하 으며,계층의 가장 하 의 단계로 구

성되어지는 의사결정의 안은 상 요인에 한 리방안을 결과로 제시하기 하

여 생략하 다.즉,AHP의 비교에 한 일 성 검증과 가 치 추정을 통한

리요인에 한 우선순 의 도출,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효율 인 리방안을 제시

하기 하여 AHP분석을 이용하 다.

연구에 용된 AHP는 결국 0단계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리방안이 될 것이며,

1단계는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을 의미하는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

과 생리학 요인으로 구성된다.2단계는 각각의 요인에 한 하 요인으로 근로조

건은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로 구성되고,물리 환경은 온도,습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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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조명,휴식공간,작업장 안 으로 구성된다.사회 작업환경은 직무 요구도,

반복작업 요구도,직무 통제성,사회 지지, 보상과 승진기회,복리후생으로 구

성되고,생리학 요인은 수면과 피로,건강으로 구성된다.최하 단계인 안의

구성은 본 연구에서는 생략되었다.

이러한 계층을 토 로 하여 비교에 한 단자료 수집을 하여 근로자 직

면담을 실시하 고 우선순 를 결정하기 한 단의 근거가 되는 일 성 검증

을 실시하 다.일 성 검증을 확보한 후 가 치 추정을 통하여 우선순 를 도출하

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가장 효율 인 안을 제시하 다.

5.T-test분석 ANOVA

인구 통계학 요인을 이용하여 작업조건,안 행동과 의식에 한 수 차이를

악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다.응답항목이 2개일 경우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유의한

차가 나는 문항을 도출하고,응답항목이 그 이상일 경우 반복 인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면 유의수 이 높아져 효율성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2개의 방법을 이용하 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도출되면 집단통계량 데이터를 제시하여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 한 의미를 악하고,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도출되면 최소유의차 검증(LSD,LeastSignificantDifferencetest)을 통하

여 그 의미를 악하 으며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제외한 분석은 유의수

5%,1%로 기 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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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분석 결과

제1 신뢰도와 타당도

설문도구의 신뢰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1.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이란 알고자 하는 특정 상에 하여 서열척도나 등간척도로 측정한

변인들에 하여 변인들 간의 일 성이 있는 결과를 토 로 신뢰성을 분석해보는

방법이다.이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한 측정도구인 설문도구가

얼마나 신뢰할만한지에 한 신뢰성을 알아보고 확보하는 분석방법이다.

일반 으로 신뢰도 분석은 Cronbach의 알 값을 통하여 단하고 해석하는데 일

반 으로 Cronbach의 알 값이 0.6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보며 0.9이상이

면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문도구를 만들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설문

도구를 일부 수정하거나 새롭게 개발하 기 때문에 신뢰도를 통하여 일 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설계된 설문

지 체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가.작업조건 구성 요인 항목 별 신뢰도 분석

(1)근로조건 요인 구성 항목 신뢰도 분석

근로조건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작업시간 요인 2문항에 한 신

뢰도분석 결과로 제시된 Cronbach의 알 값은 0.602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623으로 내 일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휴식시간 요인 2

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로 제시된 Cronbach의 알 값은 0.603이며 표 수

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615로 내 일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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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작업 도 요인 3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로 제시된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699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03으로 내

일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인 Cronbach의 알
Cronbach's AlphaBased

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작업시간 0.602 0.623 2

휴식시간 0.603 0.615 2

작업 도 0.699 0.703 3

표 4-1근로조건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2)물리 환경요인 구성 항목 신뢰도 분석

물리 환경요인 온도 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는 Cronbach의 알

값이 0.914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915로 높은 내 일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습도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는 Cronbach의 알

값이 0.786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87로 내 일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음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로 제시된 Cronbach의 알 값은 0.606이

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606으로 내 일 성을 가지고 있으

며,환기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는 Cronbach의 알 값이 0.611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613,조명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는 Cronbach의 알 값이 0.754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55로 내 일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업장 안 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의 알 값이

0.753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70으로 내 일 성을 가지

고 있었고,휴식공간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에서 Cronbach의 알 값은

0.715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19로 내 일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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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Cronbach의 알
Cronbach's AlphaBased

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온도 0.914 0.915 2

습도 0.786 0.787 2

소음 0.606 0.606 2

환기 0.611 0.613 2

조명 0.754 0.755 2

작업장 안 0.753 0.770 2

휴식공간 0.715 0.719 2

표 4-2물리 환경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3)사회 작업환경 요인 구성 항목 신뢰도 분석

사회 작업환경 요인 직무 요구도 요인 3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에서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809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11이었고,반복작업 요구도 요인 2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은 0.732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33으로 내 일 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직무 통제성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774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74로 내 일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지지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에서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

보면 0.850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49로 내 일 성이 높

았고, 보상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

면 0.608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611로 내 일 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승진기회 요인 3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에서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

면 0.793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01로 내 일 성이 높았

고,복리후생 요인 3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796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97로 내 일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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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Cronbach의 알
Cronbach's AlphaBased

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직무 요구도 0.809 0.811 3

반복작업 요구도 0.732 0.733 2

직무 통제성 0.774 0.774 4

사회 지지 0.85 0.849 4

보상 0.608 0.611 3

승진기회 0.793 0.801 3

복리후생 0.796 0.797 3

표 4-3사회 작업환경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4)생리학 요인 구성 항목 신뢰도 분석

생리학 요인 수면 요인 3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

을 살펴보면 0.842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42로 내 일

성이 높았으며,피로 요인 3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에서 Cronbach의 알 값

을 살펴보면 0.857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58로 내 일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반면,건강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

의 알 값은 0.509로 내 일 성이 낮게 나타났다.

요인 Cronbach의 알
Cronbach's AlphaBased

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수면 0.842 0.842 3

피로 0.857 0.858 3

건강 0.509 0.474 4

표 4-4생리학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따라서 신뢰도가 히 떨어지는 결과가 제시된 건강요인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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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건강A50 9.25 3.010 .342 .320 .400

건강A51 8.82 4.718 -.171 .073 .757

건강A52 8.94 2.379 .615 .524 .116

건강A53 8.82 2.301 .547 .421 .164

건강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509 .474 4

표 4-5건강 신뢰도 분석 결과

건강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수정된 항목- 체간의 상 계의 변

화량을 확인해 보면 -0.171∼0.615로 건강A51번 문항이 상 계가 떨어졌으며,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509로 내 일 성이 낮게 도출되었지만 항목이

삭제된 후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건강A51번 문항이 삭제 될 경우

Cronbach의 알 값 0.757로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A51번 문항을 삭제 후 다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 다.

건강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건강A50 6.13 2.651 .486 .286 .782

건강A52 5.81 2.168 .719 .523 .523

건강A53 5.70 2.234 .572 .416 .697

건강A51삭제 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757 .759 3

표 4-6건강 신뢰도 분석 결과(건강A5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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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Cronbach의 알 값이 0.757이고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

은 0.759로 향상되었고,수정된 항목- 체 상 계도 0.486∼0.719로 개선되었다.

그러므로 건강A51번 문항은 삭제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 다.

나.안 행동 신뢰도 분석

안 행동 요인 안 참여 요인 6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866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69로 내

일 성이 높았으며,안 수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813이며 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15로 내

일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반면,안 차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은 0.550으로 내 일 성이 낮게 나타났다.

요인　 Cronbach의 알
Cronbach's AlphaBased

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안 참여 0.866 0.869 6

안 수 0.813 0.815 4

안 차 0.550 0.574 4

표 4-7안 행동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따라서 신뢰도가 히 떨어지는 결과가 제시된 안 차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안 차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차B11 8.64 4.916 -.044 .008 .779

안 차B12 8.23 3.492 .457 .345 .379

안 차B13 8.20 3.373 .524 .380 .325

안 차B14 8.27 3.016 .549 .486 .275

안 차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550 .574 4

표 4-8안 차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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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수정된 항목- 체간의 상 계의

변화량을 확인해 보면 -0.044∼0.549로 안 차11번 문항이 상 계가 떨어졌으

며,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550으로 내 일 성이 낮게 도출되었지만 항

목이 삭제된 후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안 차11번 문항이 삭제 될 경우

Cronbach의 알 값 0.779로 높아지기 때문에 안 차11번 문항을 삭제 후 다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안 차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차B12 5.76 2.592 .568 .342 .752

안 차B13 5.73 2.586 .593 .380 .728

안 차B14 5.80 2.104 .697 .486 .608

안 차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779 .778 3

표 4-9안 차 신뢰도 분석 결과(안 차B11삭제)

그 결과 Cronbach의 알 값이 0.779,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78로 향상되었고,수정된 항목- 체 상 계도 0.568∼0.697로 개선되었다.그러

므로 안 차B11번 문항은 삭제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 다.

다.안 의식 신뢰도 분석

안 의식 요인 험처리방식 요인 4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211로 내 일 성이 낮게 도출되었고,안 이해도 요인 5문항

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은 0.535,안 교육 요인 5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은 0.600이었고,안 규칙 요인 6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의 알 값은 0.70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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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Cronbach의 알
Cronbach's AlphaBased

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험처리방식 0.211 0.276 4

안 이해도 0.535 0.591 5

안 교육 0.600 0.641 5

안 규칙 0.706 0.721 6

표 4-10안 의식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반 으로 신뢰도가 낮게 도출되어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의 알 값

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험처리방식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험처리방식C01 9.47 1.878 .283 .326 -.067a

험처리방식C02 9.66 1.504 .439 .228 -.363a

험처리방식C03 9.78 1.932 .184 .266 .054

험처리방식C04 10.53 2.994 -.277 .180 .654

험처리방식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211 .276 4

표 4-11 험처리방식 신뢰도 분석 결과

험처리방식 요인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항목이 삭제된 후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험처리방식C04번 문항이 삭제 될 경우 Cronbach의 알 값 0.654

로 높아지기 때문에 험처리방식C04번 문항을 삭제 후 다시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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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험처리방식C01 6.85 1.560 .530 .281 .475

험처리방식C02 7.04 1.576 .428 .196 .608

험처리방식C03 7.16 1.547 .442 .212 .590

B04삭제 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654 .657 3

표 4-12 험처리방식 신뢰도 분석 결과( 험처리방식C04삭제)

그 결과 Cronbach의 알 값이 0.654,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657로 향상되었고,수정된 항목- 체 상 계도 0.428∼0.530으로 개선되었다.그

러므로 험처리방식C04번 문항은 삭제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 다.

안 이해도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이해도C05 11.99 3.558 .388 .380 .426

안 이해도C06 13.17 4.883 -.131 .110 .755

안 이해도C07 12.08 3.365 .564 .496 .332

안 이해도C08 12.17 3.465 .462 .234 .384

안 이해도C09 12.31 3.329 .454 .362 .380

안 이해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535 .591 5

표 4-13안 이해도 신뢰도 분석 결과

안 의식 요인 안 이해도 요인 5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이다.분석 결

과 수정된 항목- 체간의 상 계의 변화량을 확인해 보면 -0.131∼0.564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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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C06번 문항이 상 계가 떨어졌으며,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535로 내 일 성이 낮게 도출되었다.그리고 항목이 삭제된 후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안 이해도 C06번 문항이 삭제 될 경우 Cronbach의 알 값이 0.755

로 높아지기 때문에 안 이해도C06번 문항을 삭제 후 다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이해도C05 9.73 2.896 .563 .349 .692

안 이해도C07 9.82 2.852 .696 .493 .624

안 이해도C08 9.90 3.297 .413 .191 .770

안 이해도C09 10.04 2.839 .556 .362 .697

C06삭제 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755 .758 4

표 4-14안 이해도 신뢰도 분석 결과(안 이해도C06삭제)

그 결과 Cronbach의 알 값이 0.755,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758로 향상되었고,수정된 항목- 체 상 계도 0.413∼0.696으로 개선되었다.그

러므로 안 이해도C06번 문항은 삭제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 다.

안 교육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교육 C10 12.82 3.622 .643 .462 .388

안 교육 C11 12.67 3.964 .499 .409 .470

안 교육 C12 13.53 6.243 -.233 .102 .839

안 교육 C13 12.99 3.633 .567 .473 .422

안 교육 C14 12.67 3.666 .616 .543 .403

안 교육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StandardizedItems 항목 수

.600 .641 5

표 4-15안 교육 신뢰도 분석 결과

안 의식 요인 안 교육 요인 5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수정된 항목-

체간의 상 계의 변화량을 확인해 보면 -0.233∼0.643로 안 교육C12번 문항이

상 계가 떨어졌지만,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600으로 내 일 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항목이 삭제된 후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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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C12번 문항이 삭제 될 경우 Cronbach의 알 값이 0.839로 높아지기 때문

에 안 교육C12번 문항을 삭제 후 다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교육 C10 10.18 3.773 .661 .448 .801
안 교육 C11 10.02 3.859 .624 .390 .816
안 교육 C13 10.35 3.563 .675 .469 .795
안 교육 C14 10.03 3.605 .728 .537 .771

C12삭제 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839 .839 4

표 4-16안 교육 신뢰도 분석 결과(안 교육C12삭제)

그 결과 Cronbach의 알 값이 0.839,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39로 향상되었고,수정된 항목- 체 상 계도 0.624∼0.728로 개선되었다.그러

므로 안 교육C12번 문항은 삭제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 다.

안 규칙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규칙 C15 16.04 6.612 .606 .510 .616

안 규칙 C16 16.24 6.074 .647 .504 .593

안 규칙 C17 16.57 9.918 -.222 .083 .851

안 규칙 C18 16.00 6.465 .643 .532 .604

안 규칙 C19 16.12 6.477 .637 .529 .606

안 규칙 C20 16.40 6.163 .555 .332 .624

안 규칙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706 .721 6

표 4-17안 규칙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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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규칙 요인 5문항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수정된 항목- 체간의 상 계의

변화량을 확인해 보면 -0.222∼0.647로 안 교육C17번 문항이 상 계가 떨어졌으

나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0.706으로 내 일 성은 도출되었다.그러나 항

목이 삭제된 후 Cronbach의 알 값을 살펴보면 안 규칙C17번 문항이 삭제 될 경

우 Cronbach의 알 값 0.851로 높아지기 때문에 안 규칙 C17번 문항을 삭제 후

다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제곱 다

상 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안 규칙

C15
13.13 6.776 .676 .502 .817

안 규칙

C16
13.33 6.309 .690 .503 .812

안 규칙

C18
13.10 6.658 .704 .531 .810

안 규칙

C19
13.22 6.648 .705 .522 .809

안 규칙

C20
13.49 6.532 .559 .326 .852

C17삭제 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 수

.851 .855 5

표 4-18안 규칙 신뢰도 분석 결과(안 규칙C17삭제)

그 결과 Cronbach의 알 값이 0.851,표 수를 이용한 Cronbach의 알 값은

0.855로 향상되었고,수정된 항목- 체 상 계도 0.559∼0.705로 개선되었다.그러

므로 안 규칙 C17번 문항은 삭제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 다.

2.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설문도구의 신뢰도를 해하는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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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에 추가로 설문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요인

분석(FactorAnalysis)를 실시하 다.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란 설문도구를 이

용한 측정변수의 요인들이 다른 개념들과 혼동이 없이 논리 ·경험 으로 체 이

론 속에서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다.즉,연구자가 설계한 추상

인 개념들이 측정도구를 통하여 하게 측정되었는지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하여 측정이 되었는지에 한 문제를 확인해보는 방법이다.

요인분석이란 다양한 변수들의 상 계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주요한 계를 보

이는 요인들을 묶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묶어서 표 해주는

다변량 분석방법의 하나로,다양한 측정변수들을 련이 있는 요인별로 집단화하여

설명가능하게 해주며 유사한 개념을 묶어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하여 주며,이를

통하여 종속변수와의 계를 확인하거나 결과변수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할 때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요인의 독립성을 시하여 개별요인에 한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직각회 방식의 Varimax방식으로 요인의 회

(FactorRotation)을 실시하고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s)를 이용한 요인 추

출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타당도를 확보하 다.

가.작업조건 요인분석

(1)근로조건 요인분석

다음 표는 근로조건 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이다.최 설계한 측정도구에서

는 총 7문항으로 구성하 고 신뢰도 분석 결과 삭제되는 문항이 도출되지 않아 총

7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총3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요인

별로 묶인 측정변수들을 살펴보면,요인 1은 A05,A06,A07번 문항이 요인2는

A01,A02번 문항으로 묶 으며,요인3은 A03,A04번 문항으로 묶 다.최 3개의

요인으로 설계한 것과 일치하며 요인1은 작업 도요인으로 요인2는 작업시간 요인

그리고 요인3은 휴식시간 요인으로 묶여 연구자가 설계한 의도 로 근로조건의 개

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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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작업 도A05 .862 -.058 .101

작업 도A06 .732 .207 .056

작업 도A07 .731 -.053 .120

작업시간A01 -.222 .872 .145

작업시간A02 .390 .781 .117

휴식시간A03 .214 .008 .846

휴식시간A04 .016 .238 .819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4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19근로조건요인 요인분석 결과

(2)물리 환경 요인 요인분석

다음 표 4-20은 물리 환경 요인 한 요인분석 결과이다.최 설계한 측정도

구에서는 총 14문항으로 구성하 고 신뢰도 분석 결과 삭제되는 문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으로 총 14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총7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요인 별로 묶인 측정변수들을 살펴보면,요인 1은 A08,A09,요인2는

A10,A11요인3은 A20,A21 요인4는 A18,A19요인5는 A16,A17요인6은 A12,

A13요인7은 A14,A15묶 다.

최 7개의 요인으로 설계한 것과 일치하며 요인1은 온도 요인,요인2는 습도 요

인,요인3은 작업상 안 요인,요인4는 휴식공간 요인,요인5는 조명 요인,요인6은

소음 요인 요인7은 환기 요인으로 묶여 연구자가 설계한 의도 로 물리 환경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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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4 5 6 7

온도A09 .951 .087 -.056 -.042 .035 -.042 .020

온도A08 .947 .126 -.024 -.076 .009 .012 -.009

습도A11 .108 .900 -.026 .074 .037 -.023 -.044

습도A10 .092 .895 .017 .017 .006 -.040 .111

작업상안 A21 .068 -.025 .903 .013 -.030 .030 -.041

작업상안 A20 -.150 .017 .892 .016 .047 -.016 -.043

휴식공간A19 .005 .058 .056 .887 .107 -.124 -.005

휴식공간A18 -.122 .035 -.028 .876 -.106 .126 -.050

조명A17 .035 .059 .040 -.086 .929 -.006 -.045

조명A16 .008 -.021 -.031 .115 .818 .360 -.082

소음A13 .059 -.098 .099 -.102 .079 .847 .016

소음A12 -.086 .035 -.079 .092 .150 .807 .000

환기A14 -.151 .009 -.030 .029 -.031 -.064 .857

환기A15 .171 .056 -.055 -.084 -.079 .079 .835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6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0물리 환경요인 요인분석 결과

(3)사회 작업환경 요인 요인분석

다음 표 4-21과 표 4-22는 사회 작업환경 요인 한 요인분석 결과이다.최

설계한 측정도구에서는 총 22문항으로 구성하 고 신뢰도 분석 결과 삭제되는 문

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으로 총 22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총

7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요인 별로 묶인 측정변수들을 살펴보면,요인 1은 A27,

A28,A29,A30,요인2는 A31,A32,A33,A34요인3은 A41,A42,A43요인4는

A22,A23,A24요인5는 A38,A39,A40요인6은 A35,A36,A37요인7은 A25,A26

으로 묶 다.

최 7개의 요인으로 설계한 것과 일치하며 요인1은 직무 통제성요인,요인2는

사회 지지요인,요인3은 복리후생요인,요인4는 직무 요구도요인,요인5는 승진기

회요인,요인6은 보상요인 요인7은 반복작업 요구도 요인으로 묶여 연구자가

설계한 의도 로 사회 작업환경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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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4 5 6 7

직무통제성A29 .799 .146 .160 .082 .026 .001 -.053

직무통제성A30 .716 .056 -.021 .152 .153 -.236 .049

직무통제성A28 .687 .146 .045 .278 .110 .240 -.011

직무통제성A27 .641 .155 .180 .259 -.123 .166 -.008

사회 지지A33 .071 .834 .264 .210 .151 .040 -.015

사회 지지A32 .072 .787 -.008 .188 .415 -.142 -.053

사회 지지A34 .347 .740 .140 .041 .260 .120 -.031

사회 지지A31 .365 .584 .344 -.165 .065 .180 -.095

복리후생A41 .053 .068 .861 .040 .145 .102 -.047

복리후생A43 .145 .257 .779 -.029 -.082 -.005 .000

복리후생A42 .105 .089 .771 .054 .247 .144 .003

직무요구도A24 .213 .007 -.033 .854 .033 .036 .024

직무요구도A22 .162 .103 .020 .808 .113 .131 .040

직무요구도A23 .152 .122 .065 .802 -.136 -.073 -.016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6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1사회 작업환경요인 요인분석 결과1(계속)

　
성분

1 2 3 4 5 6 7

승진기회

A38
-.051 .312 -.048 .055 .844 -.120 -.049

승진기회

A40
.296 .079 .175 -.113 .788 .147 .002

승진기회

A39
-.034 .294 .300 .043 .693 .138 .024

보상A37 .188 .112 .251 .135 .049 .753 -.102

보상A35 -.226 -.144 -.017 -.077 -.049 .740 .112

보상A36 .350 .292 .098 .116 .227 .611 .075

반복작업

요구도A26
.024 -.065 .013 -.043 .023 .047 .891

반복작업

요구도A25
-.042 -.016 -.054 .083 -.045 .004 .884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6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2사회 작업환경요인 요인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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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리학 요인 요인분석

다음 표 4-23은 생리학 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이다.신뢰도 분석 결과 생

리학 요인의 신뢰도에 향을 주는 A51번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최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 으나 요인분석 결과 수면에 한 문항

A45,A44A46번 문항과 피로에 한 문항 A47,A48번 문항이 함께 묶이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한,건강에 한 문항 A50,A52,A53번 문항과 피로에 한 문항

A49번 문항이 묶이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따라서 건강과 련된 문항과 묶인 피로

에 한 문항 A49번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삭제하고 다

시 분석을 실시하 다.

　
성분

1 2

수면A45 .887 .176

수면A44 .847 .106

피로A47 .793 .330

수면A46 .738 .299

피로A48 .629 .561

건강A50 -.013 .817

건강A52 .290 .793

피로A49 .373 .762

건강A53 .403 .650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3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3생리학 요인 요인분석 결과

피로에 한 문항 피로 A49번 문항을 삭제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최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 으나 요인분석 결과 총 2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수

면에 한 문항 A45,A44A46번 문항과 피로에 한 문항 A47,A48번 문항이 함

께 묶이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건강에 한 문항 A50,A52,A53번 문항이 따로

묶여 최 의 설계와 다르게 2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다.이는 기존의

야간작업과 교 근무에 한 선행연구에서 수면의 양과 질은 근로자의 피로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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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실제로 근로자들은 수면과 피로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결과 으로 피로는 수면의 질과 양에 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입증되었으며 피로는 수면에 향을 받기 때문에 피로요인을 수면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따라서 생리학 요인은 최 설계한 개념으로는 수면,피로,건강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수면과 건강의 2개 요인으로 정의

한다.

　
성분

1 2

수면A45 .891 .146

수면A44 .841 .099

피로A47 .816 .266

수면A46 .742 .302

피로A48 .662 .502

건강A50 .015 .841

건강A52 .314 .820

건강A53 .428 .640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3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4생리학 요인 요인분석 결과(피로 A49삭제)

나.안 행동 요인분석

다음 표 4-25는 안 행동 요인 한 요인분석 결과이다.최 설계한 측정도구에

서는 총 14문항으로 구성하 고 신뢰도 분석 결과 안 행동 요인 신뢰도에 향을

주는 B11번 문항은 삭제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총3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요인 별로 묶인 측정변수들을 살펴보면,요인 1은 B01,B02,B03,B04,B05,

B06요인2는 B07,B08,B09,B10요인3은 B12,B13,B14문항으로 묶 다.

최 3개의 요인으로 설계한 것과 일치하며 요인1은 안 참여요인,요인2는 안

수요인,요인3은 안 차요인으로 묶여 연구자가 설계한 의도 로 안 행동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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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안 참여B04 .846 .215 .114

안 참여B06 .800 .085 -.051

안 참여B02 .767 .324 .002

안 참여B03 .736 .121 -.201

안 참여B05 .675 .221 -.277

안 참여B01 .559 .344 -.192

안 수B08 .257 .845 .033

안 수B09 .181 .795 -.171

안 수B07 .188 .739 -.093

안 수B10 .536 .547 -.084

안 차B14 -.115 -.055 .887

안 차B12 .079 -.232 .786

안 차B13 -.257 .037 .768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4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5안 행동요인 요인분석 결과

다.안 의식 요인분석

다음 표 4-26은 안 의식 요인 한 요인분석 결과이다.최 설계한 측정도구에

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하 고 신뢰도 분석 결과 안 의식 요인 신뢰도에 향을

주는 C04,C06,C12,C17번 문항은 삭제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총4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요인 별로 묶인 측정변수들을 살펴보면,요인 1은 C15,C16,

C18,C19,C20요인2는 C10,C11,C13,C14,요인3은 C05,C07,C08,C09요인4는

C01,C02,C03번 문항으로 묶 다.

최 4개의 요인으로 설계한 것과 일치하며 요인1은 안 규칙요인,요인2는 안

교육요인,요인3은 안 이해도요인,요인4는 험처리방식요인으로 묶여 연구자가

설계한 의도 로 안 의식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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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4

안 규칙 C18 .834 .035 .226 .163

안 규칙 C15 .796 .108 .022 .139

안 규칙 C16 .750 .277 .010 .164

안 규칙 C19 .716 .323 .014 .183

안 규칙 C20 .643 .272 -.182 .057

안 교육 C13 .225 .833 .045 .012

안 교육 C10 .386 .684 .026 .139

안 교육 C11 .165 .668 .257 .223

안 교육 C14 .464 .667 .213 .053

안 이해도C07 .066 .217 .821 .131

안 이해도C05 .052 .077 .764 .138

안 이해도C08 .009 -.034 .710 -.127

안 이해도C09 -.116 .497 .596 .210

험처리방식C01 .286 -.181 .147 .806

험처리방식C03 .104 .322 -.128 .722

험처리방식C02 .175 .225 .191 .629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 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7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6안 의식 요인분석 결과

제2 변수들 간의 인과 계 검증

변인 간 향력은 어떻게 되며 근로자의 안 측면에서 안 행동과 안 의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하여 확인해 보기 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는 안 행동에 한 안 참여,안 수,안 차

와 안 의식에 한 험처리방식,안 이해도,안 교육,안 규칙 변인을 이용하

여 실시하 다.

다변량 회귀분석모델은 다음의 식과 같다.

         

Y는 종속변수를 의미하고 X는 측변수 혹은 독립변수를 의미한다.β는 측변

수에 한 계수이며 E는 회귀모형의 오차를 의미한다.즉,회귀분석은 종속변수 Y

에 하여 독립변수 X가 미치는 향에 하여 표 하는 것을 말하며,종속변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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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변수 X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한 비표 화 계수 β는 독립변수 X들에

한 가 치로 표 할 수 있다.

가.작업조건 요인이 안 참여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근로자의 안 행동 안 참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27과 같다.

R

R

제

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704a .496 .453 .24046 .496 11.686 19 226 .000 1.570

표 4-27안 참여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11.686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

인 R제곱 값은 0.496으로 49.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Durbin-Watson계수는

1.570으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28과 같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안

참여

(상수) 1.868 .015 　 121.607 .000 　 　

작업 도 .050 .023 .155 2.192 .029 .445 2.246

작업시간 .038 .017 .116 2.277 .024 .861 1.162

휴식시간 .065 .018 .201 3.617 .000 .722 1.386

조명 .076 .020 .231 3.729 .000 .579 1.726

직무통제성 -.056 .019 -.169 -2.927 .004 .667 1.500

사회 지지 -.071 .018 -.219 -4.078 .000 .773 1.294

승진기회 .103 .017 .315 6.261 .000 .880 1.136

수면 .070 .020 .215 3.609 .000 .629 1.591

표 4-28안 참여 요인 회귀분석 결과

안 참여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근로조건의 작업 도와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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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휴식시간과 물리 환경의 조명,사회 작업환경의 직무 통제성,사회 지지,

승진기회, 생리학 요인의 수면요인으로 작업 도와 작업시간은 유의확률

5%(p<0.05)로 유의미하 으며,휴식시간과 조명,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승진기

회,수면은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의미하 다.

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의 경우 t값이 각각 -2.927,-4.078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휴식시간과 조명의 t값은 각각 3.617,3.729 고 승진기회

는 6.261,수면은 3.609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화 계수의

베타값을 살펴보면 승진기회가 0.315로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명,

사회 지지,수면,휴식시간,직무 통제성,작업 도,작업시간 순으로 향을 미치

고 있었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고 VIF값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따라서 <가설 2-1.작업조건 요인은 안 참여에 향을 미칠 것이

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나.작업조건 요인이 안 수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근로자의 안 행동 안 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29와 같다.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

의

표 오

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727a .528 .489 .34667 .528 13.319 19 226 .000 1.337

표 4-29안 수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13.319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

인 R제곱 값은 0.528로 52.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Durbin-Watson계수는

1.337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회귀분석결과 유의

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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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

차
VIF

안

수

(상수) 1.802 .022 　 81.359 .000 　 　

온도 .114 .024 .236 4.653 .000 .811 1.233

환기 -.045 .023 -.093 -1.982 .049 .943 1.060

직무통제성 .188 .028 .381 6.814 .000 .667 1.500

사회 지지 .054 .025 .110 2.122 .035 .773 1.294

복리후생 .097 .025 .201 3.809 .000 .752 1.330

직무요구도 .150 .033 .309 4.594 .000 .460 2.172

승진기회 -.056 .024 -.114 -2.331 .021 .880 1.136

건강 .133 .030 .279 4.392 .000 .518 1.932

표 4-30안 수 요인 회귀분석 결과

안 수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물리 환경요인의 온도와 환기,

사회 작업환경의 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복리후생과 직무 요구도,승진기회,

생리학 요인의 건강요인으로 나타났다.환기와 사회 지지,승진기회의 경우 유

의확률 5%(p<0.05)로 유의미하 으며,온도와 직무 통제성,복리후생과 직무 요구

도,건강은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의미하 다.t값을 확인해보면 온도,직

무 통제성,사회 지지와 복리후생,직무 요구도,건강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환기와 승진기회의 t값은 각각 -1.982와 -2.331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화 계수 베타값을 살펴보면,직무 통제성 0.381,직무

요구도 0.309,건강 0.279가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온도,복리후생,승진기

회,사회 지지,환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고 VIF

값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따라서 <가설 2-2.작업조건 요인

은 안 수에 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작업조건 요인이 안 차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근로자의 안 행동 안 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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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

의

표 오

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707a .499 .457 .28648 .499 11.857 19 226 .000 1.797

표 4-31안 차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11.857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

인 R제곱 값은 0.499로 49.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Durbin-Watson계수는

1.797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32와 같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

차
VIF

안

차

(상수) 3.062 .018 　 167.319 .000 　 　

작업시간 .195 .020 .495 9.747 .000 .861 1.162

휴식시간 .085 .022 .218 3.940 .000 .722 1.386

휴식공간 .056 .023 .143 2.426 .016 .639 1.566

조명 .070 .024 .179 2.892 .004 .579 1.726

직무요구도 -.082 .027 -.211 -3.036 .003 .460 2.172

보상 -.054 .020 -.140 -2.674 .008 .810 1.235

표 4-32안 차 요인 회귀분석 결과

안 차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근로조건의 작업시간과 휴식시

간이었고,물리 환경의 휴식공간과 조명,사회 작업환경의 직무 요구도와

보상요인으로 휴식공간은 유의확률 5%(p<0.05)로 유의미하 으며,작업시간과 휴

식시간,조명과 직무 요구도, 보상은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의미하

다.직무 요구도와 보상 요인의 경우 각각의 t값이 -3.036과 -2.674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작업시간과 휴식시간,휴식공간과 조명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화 계수 베타값을 살펴보면 작업시간이 0.495

로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휴식시간,직무 요구도,조명,휴식공간,

보상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고 VIF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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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따라서 <가설 2-3.작업조건 요인은

안 차에 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라.작업조건 요인이 험처리방식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근로자의 안 의식 험처리방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33과 같다.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

의

표 오

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601a .361 .307 .82979 .361 6.726 19 226 .000 1.774

표 4-33 험처리방식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6.726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인

R제곱 값은 0.361로 3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사회조사 방법에서 R제곱 값

은 0.4이상이어야 설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Durbin-Watson계수는 1.774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회귀분석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34와 같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

차
VIF

험

처리

방식

(상수) .000 .053 　 .009 .993 　 　

직무통제성 .200 .066 .198 3.034 .003 .667 1.500

사회 지지 .178 .060 .178 2.940 .004 .773 1.294

직무요구도 .215 .078 .215 2.744 .007 .460 2.172

승진기회 -.150 .057 -.149 -2.630 .009 .880 1.136

보상 .224 .059 .226 3.818 .000 .810 1.235

표 4-34 험처리방식 요인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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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처리방식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사회 작업환경의 직무 통

제성과 사회 지지,직무 요구도와 승진기회, 보상 요인으로 험처리방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의미하 다.승진기

회의 경우 t값이 -2.630으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직무 통제성

과 사회 지지,직무 요구도와 보상의 t값은 각각 3.034,2.940,2.744,3.818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화 계수 베타값을 살펴보면 보상

이 0.226으로 가장 높은 향을 미치고 있었고 직무 요구도,직무 통제성,사회 지

지,승진기회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고

VIF값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따라서 <가설 3-1.작업조건

요인은 험처리방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작업조건 요인이 안 이해도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근로자의 안 의식 안 이해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

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35와 같다.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

의

표 오

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705a .498 .455 1.07830 .498 11.786 19 226 .000 1.908

표 4-35안 이해도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11.786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

인 R제곱 값은 0.498로 49.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Durbin-Watson계수는

1.908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회귀분석결과 유의

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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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

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

차
VIF

안

이해도

(상수) 2.114 .069 　 30.683 .000 　 　

작업 도 -.348 .103 -.239 -3.383 .001 .445 2.246

작업시간 .554 .075 .374 7.354 .000 .861 1.162

온도 -.254 .076 -.174 -3.328 .001 .811 1.233

습도 -.202 .075 -.137 -2.684 .008 .849 1.177

사회 지지 -.273 .078 -.186 -3.475 .001 .773 1.294

승진기회 .343 .074 .232 4.625 .000 .880 1.136

수면 .184 .087 .125 2.106 .036 .629 1.591

표 4-36안 이해도 요인 회귀분석 결과

안 이해도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근로조건의 작업 도와 작업

시간,물리 환경의 온도와 습도,사회 작업환경의 사회 지지와 승진기회,생리

학 요인의 수면요인이었다.수면은 유의확률 5%(p<0.05)로 유의미하 으며,작업

도와 작업시간,습도와 사회 지지,승진기회는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

의미하 다.작업 도와 온도,습도,사회 지지의 경우 t값이 각각 -3.383,-3.328,

-2.684,-3.475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작업시간과 승진기회,수

면의 t값은 각각 7.354,4.625,2.106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화 계수 베타값을 살펴보면 작업시간이 0.374로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

으며 작업 도 0.239,승진기회 0.232로 높은 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 지지,온

도,습도,수면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

고 VIF값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따라서 <가설 3-2.작업조

건 요인은 안 이해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바.작업조건 요인이 안 교육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근로자의 안 의식 안 교육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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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

의

표 오

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677a .458 .412 .74995 .458 10.053 19 226 .000 1.306

표 4-37안 교육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10.053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

인 R제곱 값은 0.458으로 45.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Durbin-Watson계수는

1.306으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38과 같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

차
VIF

안

교육

(상수) 1.691 .048 　 35.292 .000 　 　

온도 .169 .053 .174 3.198 .002 .811 1.233

작업장 안 .131 .049 .134 2.704 .007 .978 1.023

휴식공간 -.134 .060 -.136 -2.222 .027 .639 1.566

직무통제성 .283 .060 .284 4.732 .000 .667 1.500

사회 지지 -.244 .055 -.249 -4.466 .000 .773 1.294

복리후생 .130 .055 .133 2.355 .019 .752 1.330

승진기회 .252 .052 .255 4.883 .000 .880 1.136

보상 .227 .053 .233 4.281 .000 .810 1.235

수면 .174 .061 .177 2.867 .005 .629 1.591

건강 .136 .066 .141 2.064 .040 .518 1.932

표 4-38안 교육 요인 회귀분석 결과

안 교육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물리 환경의 온도와 작업장

안 ,휴식공간이었고 사회 작업환경의 직무 통제성,사회 지지,복리후생과 승

진기회, 보상이며 생리학 요인의 수면과 건강요인으로 휴식공간과 복리후생,

건강은 유의확률 5%(p<0.05)로 유의미하 으며,온도와 작업장 안 ,직무통제성과

사회 지지,승진기회와 보상,수면은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의미하

다.휴식공간과 사회 지지의 경우 t값이 각각 -2.222와 -4.466으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온도와 작업장 안 ,직무 통제성과 복리후생,승진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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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면과 건강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화 계수 베

타값을 살펴보면,직무 통제성이 0.284,승진기회 0.255,사회 지지는 0.249, 보

상은 0.233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수면,온도,건강,휴식공간,작업장

안 ,복리후생의 순이었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고 VIF값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따라서 <가설 3-3.작업조건 요인은 안 교육에

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작업조건 요인이 안 규칙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근로자의 안 의식 안 규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39와 같다.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

의

표 오

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656a .430 .382 .74322 .430 8.970 19 226 .000 1.555

표 4-39안 규칙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8.970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인

R제곱 값은 0.430으로 43.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Durbin-Watson 계수는

1.555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40과 같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

차
VIF

안

규칙

(상수) 1.930 .047 　 40.641 .000 　 　

온도 .126 .053 .134 2.396 .017 .811 1.233

직무통제성 .245 .059 .255 4.141 .000 .667 1.500

사회 지지 -.352 .054 -.372 -6.516 .000 .773 1.294

승진기회 .334 .051 .350 6.545 .000 .880 1.136

표 4-40안 규칙 요인 회귀분석 결과



- 82 -

안 규칙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물리 환경의 온도와 사회

작업환경의 직무 통제성,사회 지지,승진기회 요인이었다.온도는 유의확률

5%(p<0.05)로 유의미하 으며,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승진기회는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의미하 다.사회 지지의 경우 t값이 -6.516으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온도와 직무 통제성,승진기회의 t값은 각각 2.396,

4.141,6.545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화 계수 베타값을 살펴

보면,사회 지지가 0.372,승진기회 0.350,직무 통제성 0.255,온도 0.134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고 VIF값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 문제가 없었다.따라서 <가설 3-4.작업조건 요인은 안 규칙에 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아.작업조건 요인이 안 도에 미치는 향

작업조건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각 하부

요인 총 20개가 야간작업의 안 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41과 같다.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값

의

표 오

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

n

R제곱

변화량

F

변화

량

df

1
df2

유의확

률 F

변화량

.699a .489 .446 .44552 .489 11.364 19 226 .000 1.703

표 4-41안 도 요인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요약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00에서 11.364이었으며,회귀식에 한 설명력 값

인 R제곱 값은 0.489로 48.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Durbin-Watson계수는

1.703으로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회귀분석결과 유

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 표 4-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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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

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

차
VIF

안 도

(상수) 1.570 .028 　 55.170 .000 　 　

작업 도 -.108 .031 -.179 -3.532 .000 .880 1.136

작업시간 .204 .043 .341 4.789 .000 .445 2.246

휴식시간 .234 .031 .386 7.535 .000 .861 1.162

작업장 안 .105 .032 .175 3.240 .001 .773 1.294

사회 지지 .087 .032 .146 2.755 .006 .810 1.235

직무요구도 .084 .042 .141 2.006 .046 .460 2.172

보상 .109 .035 .180 3.083 .002 .667 1.500

표 4-42안 도 요인 회귀분석 결과

안 도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으로는 근로조건의 작업 도,작업시간,

휴식시간과 물리 환경의 작업장 안 ,사회 환경의 사회 지지와 보상 요

인으로 모두 유의확률 1%(p<0.01)로 매우 유의미하 다.사회 작업환경의 직무

요구도 요인은 유의확률 5%(p<0.05)로 유의미하 다.작업 도의 경우 t값이

-3.532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다른 요인들은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화 계수 베타값을 살펴보면 휴식시간이 0.386으

로 가장 높은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작업시간 0.341, 보상 0.180,작업 도

0.179,작업장 안 0.175,사회 지지 0.146,직무 요구도 0.141의 순으로 향을 미

치고 있었다. 한 공차 한계 값은 0.1이상이었고 VIF값은 10보다 어 다 공선상

문제가 없었다.따라서 <가설 4-1.작업조건 요인은 안 도에 향을 미칠 것이

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제3 AHP를 이용한 야간작업특성 분석결과

1.응답자의 일반 황

AHP설문은 안 과 보건분야의 문가집단에 하여 총 3차에 걸쳐 직 방문을

통하여 실시되었다.설문지는 총 35명의 문가집단에 배포되었으며 30명의 문가

와 직 면담을 통하여 작성되었다.회수된 설문지 응답의 일 성이 결여된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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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응답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4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0부의 설문지를 이용

하여 AHP분석에 활용하 다.

문가집단에 한 설문의 일반 인 특성은 표 4-43에 정리하 다.

구분 빈도수 비율(%)

성별
남 20 100

여 0 0

연령

30 2 10

40 17 85

50 1 5

학력

졸 8 40

석사 9 45

박사 3 15

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하 2 10

6∼10년 16 80

11년 이상 2 10

근무기업 규모
기업 8 40

·소기업 12 60

문분야

안 12 60

보건 6 30

기타 2 10

표 4-43 문가 집단의 일반 황

체 응답자 20명 에서 남자가 20명이었는데 안 분야의 문가로 제조업에서

다년간 근무한 문가 집단을 통하여 조사를 하다보니 장의 특성상 여성경력자

가 매우 었던 이유로 보인다.연령별로는 40 가 85%로 가장 많았으며 50 5%,

30 10%로 나타났다.학력의 경우 졸출신은 40% 으며 석사이상의 학원 출

신의 고학력자는 60%로 나타나 문가 집단은 학력 수 이 높고 련분야의 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가들의 근무경력은 80%가 6~10년 사이라고

응답하 으며 11년 이상의 응답자도 10%로 나타나 문가 집단은 다년간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가 집단

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는 기업이 40%, ·소기업이 60%로 나타났다.설

문에 참여한 문가들의 문분야는 안 분야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분야는

30%로 나타났다.기타의 응답자는 생산 리 분야가 주 공이었으며 안 과 보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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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 검증

AHP기법은 일 성 비율(ConsistencyRatio,CR)을 통하여 회수된 설문에 한

응답의 일 성을 검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 이며,일반 으로 요인

방에 한 비교를 통한 설문문항을 심으로 계층 2의 요인에 하여 CI값을

계산하며,도출된 CI값은 난수지표(Random Index,RI)를 통하여 상 계층인 계층

1과 0에 속한 요인별로 계산된다.본 연구의 AHP분석의 수행결과로 도출된 계층0

과 1에 한 CR값의 결과는 표 4-44와 같다.

구분 일 성 비율(CR)

계층 0 야간작업 작업조건 0.017

계층 1

근로조건 0.002

물리 환경 0.016

사회 작업환경 0.012

생리학 요인 0.001

표 4-44계층별 일 성 검증(CR)

계층 0의 CR값은 0.017로 나타났으며,계층 1의 경우 근로조건은 0.002 으며 물

리 환경은 0.016,사회 작업환경은 0.012,생리학 요인은 0.001이라는 CR값으

로 도출되어 매우 우수한 일 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으로

AHP기법에서는 일 성에 한 검증 기 을 0.1(10%)이하를 만족하는 수 으로 제

안하고 있으므로 문가 집단의 설문응답에 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3. 요도 도출과 분석

일 성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AHP모

델의 개별 요인에 한 요도를 계산하고,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의 AHP분석은 계층 1에 한 요도 평가와 계층 1에 속한 계층 2

의 안별로 요도 평가를 수행하고,계층 2에 한 체의 요도 평가를 수행하

고 우선순 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 3개의 부분에 한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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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층 1의 요도 평가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한 AHP기법의 설문을 근거로 하여 계층 1의 평가요소

인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에 한 상 요도

를 평가하고 비교하 으며 결과는 표 4-45와 같다.

평가요소(계층 1) 상 요도 우선순

근로조건 0.564 1

물리 환경 0.144 3

사회 작업환경 0.216 2

생리학 요인 0.076 4

일 성 비율(CR) 0.017

표 4-45계층 1의 상 요도 비교

계층 1의 상 요도를 살펴보면 근로조건(56.4%),사회 작업환경(21.6%),

물리 환경(14.4%),생리학 요인(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조건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요함을 알 수 있다.

근로조건이 가장 요한 리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이것의 의미는 야간에 피로

를 많이 느끼는 반복작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식시

간과 한 근로시간의 제공,업무의 강도와 속도를 조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요함을 뜻한다.일 성 비율은 0.017로 설문에 한 응답의 일 성이 매우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계층 2의 요도 평가

계층 2에 속한 요소들의 요도를 평가하기 하여 먼 ,계층 1에 한 하 요

소별로 평가를 각각 실시하 다.평가의 순서는 근로조건,물리 환경,사회 작

업환경,생리학 요인의 순서로 실시하 다.

(1)근로조건 요도 평가

계층 2에 한 요도를 평가하기 하여 계층 1에 속한 하 요소별로 평가를

실시하 으며 근로조건의 경우 표 4-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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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계층 2) 상 요도 우선순

작업시간 0.286 2

휴식시간 0.450 1

작업 도 0.264 3

일 성 비율(CR) 0.002

표 4-46근로조건의 상 요도 비교

근로조건의 평가결과 휴식시간의 요도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작업시간

(28.6%)와 작업 도(26.4%)는 비슷하게 나타났다.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한 근로조건의 리방안은 휴식시간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시간과 작업 도 같은 경우 정해진 환경에서의 변화가 어려우며 생산성에

향을 수 있다는 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일 성 비율은 0.002로 설문에

한 응답의 일 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물리 환경 요도 평가

계층 2에 한 요도를 평가하기 하여 계층 1에 속한 하 요소별로 평가를

실시하 으며 물리 환경의 경우 표 4-47과 같다.

평가요소(계층 2) 상 요도 우선순

온도 0.144 3

습도 0.087 7

소음 0.100 5

환기 0.116 4

조명 0.090 6

휴식공간 0.247 1

작업장 안 0.215 2

일 성 비율(CR) 0.016

표 4-47물리 환경의 상 요도 비교

물리 환경의 요도 평가결과는 휴식공간(24.7%),작업장 안 (21.5%),온도

(14.4%),환기(11.6%),소음(10.0%),조명(9.0%),습도(8.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식공간과 작업장 안 이 요하다고 단하 으며 온도,환기,소음에 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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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고 조명과 습도에 한 요도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온도,환기,소음,조명,습도의 변화에

하여 일정수 의 책이 이미 마련되어졌다고 생각하는 리직의 입장이 반 된

것으로 보이며,휴식공간과 작업장 안 의 경우 안 과 보건 련 문가들의 주요

심분야인 이유로 단된다.휴식공간과 작업장 안 의 경우 야간근로자와 교 근

무자를 한 책방안으로 많은 지침이나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일 성 비율은 0.016으로 설문에 한 응답의 일 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3)사회 작업환경 요도 평가

계층 2에 한 요도를 평가하기 하여 계층 1에 속한 하 요소별로 평가를

실시하 으며 사회 작업환경의 경우 표 4-48과 같다.

평가요소(계층 2) 상 요도 우선순

직무 요구도 0.158 3

반복작업 요구도 0.136 4

직무 통제성 0.108 6

사회 지지 0.108 6

보상 0.189 1

승진기회 0.129 5

복리후생 0.171 2

일 성 비율(CR) 0.012

표 4-48사회 작업환경의 상 요도 비교

사회 작업환경의 요도 평가결과는 보상(18.9%),복리후생(17.1%),직무

요구도(15.8%),반복작업 요구도(13.6%),승진기회(12.9%),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

지(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비슷한 수 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상과 복리후생,직무 요구도와 반복작업 요구도가 요한 순으로 나타났는데,

보상과 복리후생은 근로자에게 복지차원에서의 보상에 한 개념으로 용된다

는 에서 요하다고 단한 것으로 보이며 야간작업자에게는 야간근무에 한

수당지 과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해야한다는 규정과 지침이 리직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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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일 성 비율은 0.012로 설문에

한 응답의 일 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생리학 요인 요도 평가

계층 2에 한 요도를 평가하기 하여 계층 1에 속한 하 요소별로 평가를

실시하 으며 생리학 요인의 경우 표 4-49와 같다.

평가요소(계층 2) 상 요도 우선순

수면 0.456 1

피로 0.291 2

건강 0.253 3

일 성 비율(CR) 0.001

표 4-49생리학 요인의 상 요도 비교

생리학 요인의 요도 평가결과는 수면과 피로,건강의 순으로 각각 45.6%,

29.1%,25.3%의 순으로 나타났다.수면이 45.6%로 가장 요하다고 단하 으며

피로와 건강은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이는 야간작업으로 수면을 취하기 어렵

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지고 작업능

률의 하와 사고 험에 한 부담에 향을 다는 일반 인 야간근무와 교 근

무에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문가들 한,수면이 피로와 건강에 향을 주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일 성 비율은 0.001로 설문에 한

응답의 일 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계층 2의 체 요소에 한 요도 평가

지 까지의 평가결과를 토 로 계층 2의 체 요소들에 한 상 요도 평

가를 실시하 고 결과는 표 4-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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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상 요도 우선순 우선순 별 요인(순 )

작업시간 0.161 2 휴식시간(1)

휴식시간 0.254 1 작업시간(2)

작업 도 0.149 3 작업 도(3)

온도 0.021 15 보상(4)

습도 0.013 20 복리후생(5)

소음 0.014 18 휴식공간(6)

환기 0.017 17 수면(7)

조명 0.013 19 직무 요구도(8)

휴식공간 0.036 6 작업장 안 (9)

작업장 안 0.031 9 반복작업 요구도(10)

직무 요구도 0.034 8 승진기회(11)

반복작업 요구도 0.029 10 직무 통제성(12)

직무 통제성 0.023 12 사회 지지(12)

사회 지지 0.023 12 피로(14)

보상 0.041 4 온도(15)

승진기회 0.028 11 건강(16)

복리후생 0.037 5 환기(17)

수면 0.035 7 소음(18)

피로 0.022 14 조명(19)

건강 0.019 16 습도(20)

표 4-50계층 2 체 요소의 상 요도

계층 2의 체 요소에 한 평가결과는 휴식시간(25.4%),작업시간(16.1%),작업

도(14.9%), 보상(4.1%),복리후생(3.7%),휴식공간(3.6%),수면(3.5%),직무 요

구도(3.4%),작업장 안 (3.1%),반복작업 요구도(2.9%),승진기회(11%),직무 통제

성과 사회 지지(2.3%),피로(2.2%),온도(2.1%),건강(1.9%),환기(1.7%),소음

(1.4%),조명(1.3%),습도(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작업 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요소들은 상

으로 비슷한 수 을 보 다.이는 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안 과 보건 련

문가들은 물리 환경은 일정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선이

어렵다고 단한 것으로 보이며,사회 작업환경의 경우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회

사의 정책이나 단체 약과 련된 내용들이 많아 상 으로 낮게 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수면과 피로,건강에 한 생리 요인은 회사정책이나 보건지침에 따라 일

정부분 리는 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향이 강한 부분이라 요도를 낮게 본 것

으로 보인다.반면에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작업 도에 한 근로조건의 경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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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와 야간근무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자를 고려한 작업시간을 설계할 것과

작업 휴식과 작업 후의 충분한 휴식시간의 보장을 통하여 직무만족과 산업재해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다.

한 교 작업과 야간작업에 한 국내외 리지침이나 리방안 등의 규정에서

야간작업을 고려한 작업시간의 설계를 규정하 으며,충분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힘

들지 않은 작업의 배정 등을 규정하고 교 근무자와 야간작업 근로자에게 무리가

없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4.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변수별로 가 치를 일정하게 변화를 주어 변화가 있기 의 결과

와 비교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해 보기 하여 실시하는 분석

이다.요소들의 값을 일정범 안에서 변화시켜 기 값과 변화된 값의 차이가 크

지 않을 경우 모델에 한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이 높다고 볼 수 있다.민감도

분석에 한 변화치의 허용범 의 획일 기 은 없으나 AHP분석에서는 일반 으

로 ±10%의 범 안에서 변동을 다(박수정,최 출,2010)3).

앞으로 설명하는 요도의 변화와 안의 우선순 변화를 살펴보기 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AHP의 경우 기 이 되는 상 요소의 요도

결과에 따라 향을 받는 하 요소의 요도 결과 값이 변화하여 결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이는 비교를 통하여 제시되는 상 요도를 통하여 안의

요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AHP의 방법 때문이다.

따라서 상 요소의 요도 결과가 상승하면 하 요소의 요도는 상승하게 되며,

상 요소의 요도 결과가 하락하면 하 요소의 요도 결과도 하락하는 상을

보이게 된다.반면,하나의 상 요소의 가 치가 증가하면 다른 상 요소들의 가

치는 감소하기 때문에 가 치가 증가하는 상 요소에 포함되는 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하 요소들은 하락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하여 가 치의 변화폭을 최 ±10%로 정하고

5%단 의 변화량을 토 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으며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하

여 변화된 가 치의 값은 표 4-51과 같다.

3) 박수정,최 출,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 에 한 AHP분석,한국교육행정학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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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요도 변화

근로조건

(0.564)

물리 환경

(0.144)

사회

작업환경

(0.216)

생리학

요인

(0.076)

근로조건

+10% 0.620 0.125 0.188 0.066

+5% 0.592 0.135 0.202 0.071

-5% 0.536 0.153 0.230 0.081

-10% 0.508 0.163 0.244 0.086

물리

환경

+10% 0.555 0.158 0.212 0.075

+5% 0.560 0.151 0.214 0.075

-5% 0.569 0.137 0.218 0.077

-10% 0.573 0.130 0.220 0.077

사회

작업환경

+10% 0.548 0.140 0.238 0.074

+5% 0.556 0.142 0.227 0.075

-5% 0.572 0.146 0.205 0.077

-10% 0.580 0.148 0.194 0.078

생리학

요인

+10% 0.559 0.143 0.214 0.084

+5% 0.562 0.143 0.215 0.080

-5% 0.566 0.145 0.217 0.072

-10% 0.569 0.145 0.218 0.068

표 4-51민감도 분석결과

먼 ,근로조건요인에 하여 5% 단 로 최 ±10%의 요도를 변화시킨 경우

의 상 요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1과 같다.

그림.4-1근로조건요인 변화에 의한 요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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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을 살펴보면,근로조건 요인의 요도가 증가할수록 근로조건의 하 요

소인 작업시간 휴식시간,작업 도가 함께 증가하고, 요도가 감소할수록 하 요

소 한 감소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반면,근로조건을 제외한 물리 환경,

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의 하 요소들은 근로조건의 요도가 감소하면 증

가하고,증가하면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조건의 하 요소인 휴식시간의 경우 기존의 요도 0.254에서 5% 증가할 경

우 0.266,10% 증가할 경우 0.279로 증가하 고 5% 감소할 경우 0.241,10% 감소

할 경우 0.228로 감소하 다.작업시간의 경우 기존의 요도 0.161에서 5% 증가할

경우 0.169,10% 증가할 경우 0.177로 증가하 으며 5% 감소할 경우 0.153,10%

감소할 경우 0.145로 감소하 다.작업 도는 기존의 요도 0.149에서 5% 증가할

경우 0.156,10% 증가할 경우 0.156으로 증가하 고,5% 감소할 경우 0.141,10%

감소할 경우 0.134로 감소하 다.

그림.4-2근로조건요인 변화에 의한 요도 변화(하 요소 제외)

그림.4-2에서는 근로조건의 하 요소인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는 제외된

상태인데,이는 변화 ·후의 결과변화가 없었으며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의

3요소의 경우 상당한 차이로 요도가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다른 하

요소에 한 변화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하여 제외하 다.물리 환경,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에 속한 하부요인들 한 요도 변화에 따른 변동은 없었

으며,이는 근로조건요인의 변화는 요인 간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편차가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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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요도의 변화에 하여 기존의 요도 순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요인을 가

치 5% 증가시킬 경우 보상은 0.041에서 0.038,복리후생은 0.037에서 0.035,휴

식공간은 0.036에서 0.033,수면은 0.035에서 0.032,직무 요구도는 0.034에서 0.032,

작업장 안 은 0.031에서 0.029,반복작업 요구도는 0.029에서 0.027,승진기회는

0.028에서 0.026,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는 0.023에서 0.022,피로는 0.022에서

0.021,온도는 0.021에서 0.019,건강은 0.019에서 0.018,환기는 0.017에서 0.016,소

음은 0.014에서 0.013,조명은 0.013에서 0.012,습도는 0.013에서 0.012로 감소하

다.

근로조건 요인의 가 치를 10%로 증가시킬 경우 물리 환경의 물리 환경의

하 요소인 보상은 0.041에서 0.036,복리후생은 0.037에서 0.032,휴식공간은

0.036에서 0.031,수면은 0.035에서 0.030,직무 요구도는 0.034에서 0.030,작업장 안

은 0.031에서 0.027,반복작업 요구도는 0.029에서 0.026,승진기회는 0.028에서

0.024,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는 0.023에서 0.020,피로는 0.022에서 0.019,온도

는 0.021에서 0.018,건강은 0.019에서 0.017,환기는 0.017에서 0.015,소음은 0.014

에서 0.013,조명은 0.013에서 0.011,습도는 0.013에서 0.011로 감소하 다.

반면,근로조건 요인의 가 치를 5% 감소시킬 경우 보상은 0.041에서 0.043,

복리후생은 0.037에서 0.039,휴식공간은 0.036에서 0.038,수면은 0.035에서 0.037,직

무 요구도는 0.034에서 0.036,작업장 안 은 0.031에서 0.033,반복작업 요구도는

0.029에서 0.031,승진기회는 0.028에서 0.030,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는 0.023에

서 0.025,피로는 0.022에서 0.024,온도는 0.021에서 0.022,건강은 0.019에서 0.020,

환기는 0.017에서 0.018,소음은 0.014에서 0.015,조명은 0.013에서 0.014,습도는

0.013에서 0.011로 증가하 다.

근로조건 요인의 가 치를 10% 감소시킬 경우 보상은 0.041에서 0.046,복리

후생은 0.037에서 0.042,휴식공간은 0.036에서 0.040,수면은 0.035에서 0.039,직무

요구도는 0.034에서 0.039,작업장 안 은 0.031에서 0.035,반복작업 요구도는 0.029

에서 0.033,승진기회는 0.028에서 0.031,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는 0.023에서

0.026,피로는 0.022에서 0.025,온도는 0.021에서 0.023,건강은 0.019에서 0.022,환

기는 0.017에서 0.019,소음은 0.014에서 0.016,조명은 0.013에서 0.015,습도는

0.013에서 0.014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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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근로조건)

근로조건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3과 같으며,

근로조건 요인의 변화를 통해서는 순 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이는 기존의

요도에서 근로조건 요인이 다른 세 요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요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10%의 변화폭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더라도 기존의 요도에의 변

화량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요인들의 요도가 증감하는데 그 향이 미비하기 때

문이다.이를 통하여 근로조건 요인의 가 치 변화는 기존 요인들의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물리 환경요인에 하여 5% 단 로 최 ±10%의 요도를 변화시

킨 경우의 상 요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4와 같다.

그림.4-4물리 환경요인 변화에 의한 요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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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를 살펴보면,물리 환경요인의 요도가 변화하더라도 상 4개의 요

인인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와 보상의 요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물리

환경요인이 증가하면 근로조건,사회 작업환경,생리학 요인은 감소하 고,

물리 환경요인이 감소하면 다른 세 요인은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 다.좀 더 자

세한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이후의 분석에서는 민감도가 떨어지고 편차가 커서

순 의 변화가 없는 근로조건 요인인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와 사회 작업

환경 요인인 보상의 상 4개 요인은 제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4-5물리 환경요인 변화에 의한 요도 변화(상 4개요인 제외)

그림.4-5에서는 상 4개 요인인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도, 보상은 제

외된 상태이며 물리 환경요인에 속한 온도,습도,소음,환기,조명,휴식공간,작

업장 안 요인들은 요도의 증감에 따라 함께 변화하며 다른 요인들은 반 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근로조건의 요도 변화의 경우와 달리 물리

환경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라 요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제외

한 다른 요인들 간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리 환경의 요도를 5% 증가시킬 경우의 변화에 해 살펴보면 물리 환

경의 하 요소인 온도,습도,소음,환기,조명,휴식공간,작업장 안 은 증가하고

다른 하 요소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요도 순으로 살펴보면,휴식공간은 0.036에

서 0.037로 증가하여 상 4개요인을 제외하면 가장 요한 요인이 되며,작업장

안 은 순 의 변동은 없지만 요도는 0.031에서 0.33으로 증가하고,온도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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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은 없지만 요도는 0.021에서 0.022로 증가하 다.환기는 0.017에서 0.018,

소음은 0.014에서 0.015,조명은 0.013에서 0.014로 증가하 고 습도는 변화가 미미

하 으며,모두 순 의 변동은 없었다.

요도를 10% 증가시킬 경우에는 휴식공간,작업장 안 ,온도에서 변동이 있었

으며 각각 0.036에서 0.039,0.031에서 0.034,0.021에서 0.023으로 증가하 다.환기,

소음,조명,습도는 변동은 없었지만 각각 0.017에서 0.018,0.014에서 0.016,0.013에

서 0.014,0.013에서 0.014로 증가하 다.

하지만 요도를 5% 감소시킬 경우 휴식공간과 작업장 안 은 변동이 있었으며

요도는 각각 0.036에서 0.034,0.031에서 0.029로 감소하 다.온도,환기,조명,습

도는 변동은 없었지만 요도는 각각 0.021에서 0.020,0.017에서 0.016,0.013에서

0.012,0.013에서 0.012로 감소하 다.소음은 변동이 없었고 요도의 변화도 미미

하 다.

물리 환경의 요도를 10% 감소시킬 경우 휴식공간,작업장 안 ,온도는 변동

이 있었으며 휴식공간은 0.036에서 0.032로,작업장 안 은 0.031에서 0.028로,온도

는 0.021에서 0.019로 감소하 다.환기,소음,조명,습도는 변동은 없었으며 각각

0.017에서 0.015,0.014에서 0.013,0.013에서 0.012,0.013에서 0.011로 감소하 다.

그림.4-6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물리 환경)

물리 환경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6과 같다.

물리 환경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라 이에 속한 요인들의 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리 환경요인의 하 요소들을 먼 살펴보면, 요도를 10% 감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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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휴식공간이 6에서 8,작업장 안 이 9에서 11,온도가 15에서 16으로 순 의

변동이 있었으며,5% 감소시킬 경우 휴식공간과 작업장 안 이 각각 6에서 8,9에

서 10으로 하락하여 변동이 있었다.반 로 5% 증가시킬 경우 휴식공간만 6에서 5

로 변동이 있었으며,10% 증가시킬 경우 휴식공간은 6에서 5,작업장 안 은 9에서

8,온도는 15에서 14로 변동이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은 변동이 없었다.

다음으로 상 4개요인을 제외하고 기존의 순 별로 살펴보면,복리후생의 경우

물리 환경의 가 치가 10%,5% 감소할 경우에는 순 변동이 없으나 5%,10%

증가할 경우 5에서 6으로 하락하 으며,휴식공간은 기존의 6에서 10%,5% 감소할

경우 8로 하락하고,5%,10% 증가할 경우 5로 상승하 다.수면의 경우는 기존 7

에서 5%,10% 감소할 경우에 6으로 상승하 으며 증가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다.

직무 요구도는 기존 8에서 요도가 10%,5% 감소할 경우 7로 상승하고 10%

증가할 경우 9로 하락하 다.작업장 안 은 기존9에서 10% 감소할 경우 11,5%

감소할 경우 10으로 하락하고,10% 증가할 경우 8로 상승하 다.반복작업 요구도

는 5% 감소할 경우 10에서 9로 상승하고,승진기회는 10% 감소할 경우 11에서 10

으로 상승하 다.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는 변동이 없었으며,피로는 10% 증가

할 경우 14에서 15로 하락,온도는 10% 증가할 경우 15에서 14로 상승하고 10%

감소할 경우 16으로 하락하 다.건강은 10% 감소할 경우 16에서 15로 상승하 고

환기,소음,조명,습도는 변동이 없었다.

사회 작업환경요인에 하여 5% 단 로 최 ±10%의 요도를 변화시킨 경

우의 상 요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7과 같다.

그림.4-7사회 작업환경요인 변화에 의한 요도 변화(상 4개요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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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을 살펴보면 앞서 언 된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작업환경 요인의

요도가 증가하면 다른 세 요인에 속한 요인들은 감소하고,사회 작업환경 요인

의 요도가 감소하면 다른 요인들은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물리 환경과 마찬가지로 사회 작업환경의 요인들 한 다른 요인들 간

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하지만 물리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사회 작업환경의 하 요소인 직무 요구도,반복작업 요구도,직무 통제성,사회

지지,승진기회,복리후생은 요도의 증감에 따른 변화가 크지만 다른 하 요소

들은 변화가 미미하다.

따라서 사회 작업환경의 하 요소를 기 으로 기존의 요도 순으로 살펴보면,

복리후생의 경우 0.037에서 5% 증가할 경우 0.039,10% 증가할 경우 0.041로 증가

하고 변동은 없지만,5% 감소할 경우 0.035,10% 감소할 경우 0.033으로 감소하고

변동이 있었다.

직무 요구도는 0.034에서 5% 증가할 경우 0.036,10% 증가할 경우 0.038로 증가

하고 변동이 있었으며,5% 감소할 경우 0.032로 감소하지만 변동은 없고,10% 감

소할 경우 0.031로 감소하고 변동이 있었다.

반복작업 요구도는 0.029에서 5% 증가할 경우 0.031로,10% 증가할 경우 0.032로

증가하고 변동이 있었으며,5% 감소할 경우 0.028,10% 감소할 경우 0.026으로 감

소하지만 변동은 없었다.

승진기회는 기존 0.028에서 5% 증가할 경우 0.029,10% 증가할 경우 0.031로 증

가하지만 10% 증가할 경우에만 변동이 있었으며, 요도가 감소할 경우 5%와

10%에서 각각 0.026,0.025로 감소하 으며 변동은 없었다.

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는 기존 0.023에서 5%와 10% 증가할 경우 각각 0.024,

0.026으로 증가하 고 변동은 없었으며,5% 감소할 경우 0.022,10% 감소할 경우

0.021로 감소하고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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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사회 작업환경)

사회 작업환경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8과 같

다.사회 작업환경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라 이에 속한 요인들의 순 변화를 확

인할 수 있는데 복리후생은 5%와 10% 증가할 경우 변동은 없었으며 5%와 10%

감소시킬 경우 5에서 7로 하락하 다.직무 요구도는 5%와 10% 증가할 경우 8에

서 6으로 상승하고 5% 감소할 경우는 변동이 없었지만 10% 감소할 경우 8에서 9

로 하락하 다.반복작업 요구도는 5%와 10% 증가할 경우 10에서 9로 상승하 고

5%와 10% 감소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다.승진기회는 10% 증가할 경우에 11에

서 10으로 상승하고 다른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다.직무통제성과 사회 지지는

요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5% 감소할 경우 12에서 13,10% 감소할

경우 12에서 14로 하락하 다.

다음으로 상 4개요인과 사회 작업환경에 한 하 요소의 요인을 제외하고

기존의 순 별로 살펴보면,휴식공간은 5%와 10% 감소할 경우 6에서 5로 상승하

고 5%와 10% 증가할 경우 6에서 7로 하락하 다.수면은 기존 7에서 5%와 10%

감소할 경우 6으로 상승하고 5%와 10% 증가할 경우 7에서 8로 하락하 고,작업

장 안 은 10% 감소할 경우 9에서 8로 상승하고 5% 증가할 경우 9에서 10으로

10% 증가할 경우 9에서 11로 하락하 으며 5% 감소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다.

피로는 5%와 10% 증가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5%와 10% 감소할 경우에는

14에서 12로 상승하 고,온도는 10% 증가할 경우에 15에서 13으로 상승하지만 다

른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다.그 외에 건강,환기,소음,조명,습도는 변동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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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생리학 요인에 하여 5% 단 로 최 ±10%의 요도를 변화시

킨 경우의 상 요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9와 같다.

그림.4-9생리학 요인 변화에 의한 요도 변화(상 4개요인 제외)

그림.4-9에서는 생리학 요인에 속한 수면,피로,건강은 요도 변화의 증감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지만 생리학 요인을 제외한 다른 세 요인에 속한 요인들의

변화는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물리 환경이나 사회 작업환경의 요

인들과 같이 다른 요인들 간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하지만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폭

은 크지 않다.

생리학 요인을 제외하면 변화량이 미미하여 생리학 요인의 하 요소인 수면

과 피로,건강에 하여 기존의 요도 순으로 살펴보면,수면의 경우 0.035에서

5% 증가할 경우 0.036,10% 증가할 경우 0.038로 증가하고 5% 감소할 경우 0.033,

10% 감소할 경우 0.031로 감소하 다.피로는 0.022에서 5% 증가할 경우 0.023,

10% 증가할 경우 0.024로 증가하고 5% 감소할 경우 0.021,10% 감소할 경우 0.020

으로 감소하 다.마지막으로 건강은 0.019에서 5% 증가할 경우 0.020,10% 증가할

경우 0.021로 증가하고 5% 감소할 경우 0.018,10% 감소할 경우 0.017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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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생리학 요인)

생리학 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른 순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4-10과 같다.

생리학 요인의 요도 변화에 따라 하부요인들의 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면은 5% 증가할 경우 7에서 6,10% 증가할 경우 5로 상승하고,5% 감소할 경우

8,10% 감소할 경우 9로 하락하 다.피로의 경우 5% 수 에서 증감할 때는 변동

이 없었지만 10% 증가할 경우 14에서 12로 상승하고 10% 감소할 경우 14에서 15

로 하락하 다.건강의 경우 10% 증가할 경우에만 16에서 15로 상승하고 다른 경

우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4개요인과 생리학 요인의 하 요소들

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경우 변동이 나타나긴 하 지만 변동의 폭은 미미하 고

반복작업 요구도,승진기회,환기,소음,조명,습도의 경우는 변동이 없었다.

제4 향 계 비교

1.회귀분석 결과

안 행동의 하 변수인 안 참여에 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의 결과는 향력 순

으로 승진기회,조명,사회 지지,수면,휴식시간,직무 통제성,작업 도,작업시간

으로 나타났다. 한 안 수에 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향력 순으로

살펴보면 직무 통제성,직무 요구도,건강,온도,복리후생,승진기회,사회 지지,

환기 으며,안 차에 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의 결과로 야간작업 작업조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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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작업시간,휴식시간,직무 요구도,조명,휴식공간, 보상의 순으로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식의 하 변수인 안 규칙에 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의 결과는 향력 순

으로 사회 지지,승진기회,직무 통제성,온도 으며,안 교육은 향력 순으로

직무 통제성,승진기회,사회 지지, 보상,수면,온도,건강,휴식공간,작업장

안 ,복리후생이었다.안 이해도에 향을 미치는 작업조건 요인은 작업시간,작

업 도,승진기회,사회 지지,온도,습도,수면의 순으로 높은 향력을 보 으며,

험처리방식에 많은 향을 작업조건 요인을 향력 순으로 보면 보상,직무

요구도,직무 통제성,사회 지지,승진기회 다.

작업장의 안 도에 한 결과변수에 하여 향력을 살펴보면,휴식시간,작업

시간, 보상,작업 도,작업장 안 ,사회 지지,직무 요구도의 순으로 높은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AHP결과

AHP의 상 요도에 한 작업조건 요인의 체 하 요인들에 한 우선순

는 휴식시간(25.4%),작업시간(16.1%),작업 도(14.9%), 보상(4.1%),복리후

생(3.7%),휴식공간(3.6%),수면(3.5%),직무 요구도(3.4%),작업장 안 (3.1%),반복

작업 요구도(2.9%),승진기회(11%),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2.3%),피로(2.2%),

온도(2.1%),건강(1.9%),환기(1.7%),소음(1.4%),조명(1.3%),습도(1.3%)의 순으로

높은 요도를 차지하고 있었다.즉,작업조건 체 요인의 우선순 는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리방안의 우선순 가 된다.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근로조건 요인에 한 가 치 변화는 우선순

의 변동이 없었으며,물리 환경의 가 치 변화에 따라 상 4개 요인 휴식시

간,작업시간,작업 도, 보상은 변화가 없었으며 하 요인에 변동은 있었지만

변동의 폭은 크지 않았다.사회 작업환경의 경우도 가 치 변화에 따라 상 4개

요인은 변화가 없었고,생리학 요인의 경우도 가 치 변화에 따라 하 요인의 변

동은 있었으나 상 4개 요인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야간작업의 안 도 향상을 한 리방안으로 가장 요한 요인은 휴식

시간,작업시간,작업 도, 보상이며, 리 상에 따라 우선순 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반 하여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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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비교

회귀분석의 결과와 AHP의 결과를 비교하면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작업장 체 안 도에 한 결과변수에 한 회귀결과의 값은 AHP의 목 인 야간

작업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 리방안에 일치하기에 우선 비교한 결과 상

4개의 요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이는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안 도를 리할 때,작업조건 요인을 통하여 안 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휴식시간,작업시간,작업 도, 보상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도 달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안 행동을 으로 한다면 회귀분석

결과로 제시된 결과 안 참여, 수, 차요인에 하여 우선순 를 두어 리

가 가능하고 안 의식 한 같은 방식으로 험처리방식,안 이해도,안 교육,안

규칙에 한 리에 따라 우선순 의 리요인은 선택할 수 있다.반면에,

야간작업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근로자 반의 안 에 한 리를 계

획한다면 AHP의 결과에 따른 우선순 에 따라 리방안을 계획할 수 있다.

리목표

리방안

우선순

1 2 3 4

안 참여 승진기회 조명 사회 지지 수면

안 수 직무 통제성 직무 요구도 건강 온도

안 차 작업시간 휴식시간 직무 요구도 조명

험처리방식 보상 직무 통제성 사회 지지 승진기회

안 이해도 작업시간 작업 도 승진기회 사회 지지

안 교육 직무 통제성 승진기회 사회 지지 보상

안 규칙 사회 지지 승진기회 직무 통제성 온도

안 도 휴식시간 작업시간 보상 작업 도

안 도(AHP) 휴식시간 작업시간 작업 도 보상

표 4-52회귀분석과 AHP분석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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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응답자 속성별 수 차이 분석 결과

1.T-검정 결과

가.성별에 따른 요인별 측정변수의 T-검정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T-검정 결과 작업 도A05(작업강도)와 보상A35(수당결정)문

항이 각각 유의확률 0.013과 0.004로 남녀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

차

작업 도

A05
등분산 1.060 .304 -2.511 257 .013 -.419 .167

보상

A35
등분산 1.518 .219 2.925 257 .004 .522 .178

표 4-53성별 T-검정 분석결과

다음은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통계량 값을 제

시한 결과이다.작업 도A05(작업강도)문항에서 남자의 평균은 2.97이고 여자의

평균은 3.39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작업이 힘들다고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났고, 보상A35(수당결정)문항에서 남자의 평균은 3.16이고 여자의 평균은 2.64

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수당의 결정방법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상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1성별 집단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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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설 1-1.성별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

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나.고용형태에 따른 요인별 측정변수의 T-검정 분석 결과

고용형태에 따른 T-검정 결과 작업 도A07(집 력)과 보상A36(노력 비),

보상A37(타사 비)문항이 각각 유의확률 0.030과 0.002,0.000으로 고용형태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용형태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

차

작업 도

A07
등분산 1.036 .310 2.182 256 .030 .321 .147

보상

A36
등분산 2.058 .153 3.188 257 .002 .421 .132

보상

A37
등분산 3.397 .066 5.209 256 .000 .734 .141

표 4-54고용형태 T-검정 분석결과

다음은 고용형태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통계량 값

을 제시한 결과이다.작업 도A07(집 력)문항에서 정규직의 평균은 3.09이고 계

약직의 평균은 2.77로 나타나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작업에 집 력이 요구된다고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A36(노력 비)문항에서 정규직의 평균은 3.10이고

계약직의 평균은 2.68로 나타나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노력한 만큼 월 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보상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상A37(타사 비)문항에서 정규직의 평균은 3.23이고 계약직의 평

균은 2.50으로 나타나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다른 회사에 비하여 높은 월 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보상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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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고용형태별 집단통계량

따라서 <가설 1-6.고용형태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다.흡연에 따른 요인별 측정변수의 T-검정 분석 결과

흡연유무에 따른 T-검정 결과 작업시간A01(작업시간)과 작업 도A05(작업강도)

문항이 각각 유의확률 0.011과 0.016으로 흡연유무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흡연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

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차

작업시간A01 등분산 .016 .900 2.575 257 .011 .328 .127
작업 도A05 등분산 .014 .905 -2.431 257 .016 -.254 .105

표 4-55흡연유무 T-검정 분석결과

다음은 흡연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통계량 값

을 제시한 결과이다.작업시간A01(작업시간)문항에서 흡연의 평균은 3.45이고 비

흡연의 평균은 3.12로 나타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정해진 시간만 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작업 도A05(작업강도)문항에서 흡연의 평균은 2.88이고

비흡연의 평균은 3.13로 나타나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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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흡연유무별 집단통계량

따라서 <가설 1-7.흡연여부에 따라 작업조건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

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라.음주에 따른 요인별 측정변수의 T-검정 분석 결과

음주유무에 따른 T-검정 결과 작업 도A07(집 력)과 보상A37(타사 비)

문항이 각각 유의확률 0.017과 0.000으로 음주유무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음주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

차

작업 도

A07
등분산 .039 .845 2.394 256 .017 .264 .110

보상

A37
등분산 .480 .489 3.581 256 .000 .389 .109

표 4-56음주유무 T-검정 분석결과

다음은 음주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통계량 값

을 제시한 결과이다.작업 도A07(집 력)문항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의 평균은

3.17이고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은 2.91로 나타나 음주를 하는 사람이 음주

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작업에 집 력이 요구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A37(타사 비)문항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의 평균은 3.30이고 음주를 하지 않

는 사람의 평균은 2.92로 나타나 음주를 하는 사람이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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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에 비하여 높은 월 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보상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4음주유무별 집단통계량

따라서 <가설 1-8.음주여부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마.커피섭취에 따른 요인별 측정변수의 T-검정 분석 결과

커피섭취에 따른 T-검정 결과 휴식시간A04(휴식보장)과 보상A35(수당결정)

문항이 각각 유의확률 0.043과 0.040으로 커피섭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커피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차

휴식시간A04 등분산 1.679 .196 -2.032 257 .043 -.231 .114
보상A35 이분산 5.301 .022 2.071 127.186 .040 .247 .119

표 4-57커피섭취 T-검정 분석결과

다음은 커피섭취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통계량 값

을 제시한 결과이다.휴식시간A04(휴식보장)문항에서 남자의 평균은 2.91이고 여

자의 평균은 3.14로 나타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휴

식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A35(수당결정)문항에서 남

자의 평균은 3.17이고 여자의 평균은 2.92로 나타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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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수당의 결정방법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상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5커피섭취별 집단통계량

따라서 <가설 1-12.커피섭취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됨을 알 수 있다.

2.분산분석 결과

가.연령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리방안의 우선순 4개 요인 작업시간,

휴식시간,작업 도, 보상에 한 연령에 따른 ANOVA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

변수

유의

확률
　

평균차

(I-J)

표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작업시간

A01
.005 50

20 .689* .199 .001 .30 1.08

30 .377* .183 .040 .02 .74

40 .541* .198 .007 .15 .93

작업 도

A05
.032 20

30 .365* .138 .009 .09 .64

40 .349* .151 .022 .05 .65

50 .389* .164 .019 .07 .71

작업 도

A07
.005 20

30 .416* .146 .005 .13 .70

40 .416* .160 .010 .10 .73

50 .561* .173 .001 .22 .90

보상

A37
.024 20

30 .400* .146 .007 .11 .69

40 .433* .160 .007 .12 .75

50 .267 .174 .126 -.08 .61

표 4-58연령별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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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작업시간A01(작업시간)문항과 작업 도A07(집 력)문항은 유의확률

이 유의수 1%(p<0.01)보다 낮게 나타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작업 도

A05(작업강도)와 보상A37(타사 비)문항은 유의확률이 유의수 5%(P<0.05)

보다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최소유의차 검정에 한 분석 결과,작업시간

에 한 A01문항은 50 와 20 의 평균차이는 0.689며,유의확률 0.001로 매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50 와 30 의 평균차이는 0.377이었으며 유의확률 0.040로 유의하 고 50 와

40 의 차이에서도 평균차이는 0.541이었으며 유의확률 0.007로 매우 유의한 차이

를 보여,50 가 다른 연령 에 비하여 작업시간에만 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작업강도에 한 A05문항에서는 20 가 다른 연령 에 비하여 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집 력에 한 A07문항에서도 20 가 다른 연령 에

비하여 작업에 집 력이 요구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상에

한 A37(타사 비)문항에서도 20 가 다른 연령 에 비하여 다른 회사에 비하여

월 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20 가 보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1-2.연령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

다>가 채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나.근무경력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리방안의 우선순 4개 요인 작업시간,

휴식시간,작업 도, 보상에 한 근무경력에 따른 ANOVA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보상A37(타사 비)문항은 유의확률이 유의수 1%(p<0.01)보다

낮게 나타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휴식시간A04(휴식보장)과 작업 도

A05(작업강도)문항은 유의확률이 유의수 5%(P<0.05)보다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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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유의

확률
　

평균차

(I-J)

표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휴식시간

A04
.039 5년미만

1년미만 .364* .168 .031 .03 .69

10년미만 .366* .139 .009 .09 .64

15년미만 .341* .171 .047 .00 .68

15년이상 .395* .143 .006 .11 .68

작업 도

A05
.029 15년이상

1년미만 .478* .176 .007 .13 .82

5년미만 .290 .150 .055 -.01 .59

10년미만 .408* .145 .005 .12 .69

15년미만 .367* .179 .041 .01 .72

보상

A37
.001 15년이상

1년미만 .066 .185 .721 -.30 .43

5년미만 .419* .157 .008 .11 .73

10년미만 .579* .152 .000 .28 .88

15년미만 .389* .187 .039 .02 .76

표 4-59근무경력별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최소유의차 검정에 한 분석 결과,휴식보장

에 한 A04문항은 5년 미만의 근로자가 5년 이상의 근로자보다 충분한 휴식시간

이 보장된다고 응답하 다.

작업강도에 한 A05문항에서 15년 이상 근로자가 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보상A37(타사 비)문항에서도 15년 이상 근로자가 다른 근로

자에 비하여 월 이 높다고 응답하여 보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근무경력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야간근무경력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리방안의 우선순 4개 요인 작업시간,

휴식시간,작업 도, 보상에 한 야간근무경력에 따른 ANOVA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보상A37(타사 비)문항은 유의확률이 유의수 1%(p<0.01)보다

낮게 나타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작업 도A05(작업강도)와 작업 도

A06(작업속도)문항은 유의확률이 유의수 5%(P<0.05)보다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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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유의

확률
　

평균차

(I-J)

표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작업 도

A05
.013 15년이상

1년미만 .480* .205 .020 .08 .88
5년미만 .591* .182 .001 .23 .95
10년미만 .416* .181 .023 .06 .77
15년미만 .203 .216 .348 -.22 .63

작업 도

A06
.023 1년미만

5년미만 -.341* .139 .015 -.62 -.07
10년미만 -.252 .139 .072 -.53 .02
15년미만 -.386* .172 .025 -.72 -.05
15년이상 -.557* .177 .002 -.90 -.21

보상

A37
.009 5년미만

1년미만 -.361* .173 .038 -.70 -.02
10년미만 -.261 .138 .060 -.53 .01
15년미만 -.473* .185 .011 -.84 -.11
15년이상 -.614* .192 .002 -.99 -.24

표 4-60야간근무경력별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최소유의차 검정에 한 분석 결과,작업강도

에 한 A05문항은 15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

여 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속도에 한 A06문항에서 1년 미만 야간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

자에 비하여 작업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A37(타사

비)문항에서는 5년 미만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다른 회사보다 월 이 낮다고 응답하여 보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1-4.야간근무경력에 따라 작업조건 요인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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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조업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야간작업의 안 을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에 미치는 향에 하여 작업조건 측면에서 살펴보고 야간작업

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리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회귀분석의 결과 가설 2-1,2-2,2-3,3-1,3-2.3-3,3-4,4-1,4-2가 채택

되어 작업조건 요인은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야간작업의 안 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특히,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

는데 가장 향력이 큰 요인은 휴식시간,작업시간, 보상,작업 도,작업장 안

,사회 지지와 직무 요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가 치를 활용한 표 의사결정기법인 AHP의 결과로 야간작업의 안

도 향상에 하여 상 요도를 평가하여 도출된 우선순 를 살펴보면 휴식시

간,작업시간,작업 도, 보상,복리후생,휴식공간,수면,직무 요구도,작업장

안 ,반복작업 요구도,승진기회,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피로,온도,건강,환

기,소음,조명,습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결과변수의 안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 AHP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작업조건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주요한 리요인은 휴식시간,작업시간,작업 도, 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유의미한 리요인으로 제시된 휴식시간,작업시간,작업 도, 보상에

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가설 1-1,1-2,1-3,1-4,1-6,1-7,1-8,

1-9가 채택되어 성별,연령,근무경력,야간근무경력,고용형태,흡연여부,음주여부,

커피섭취에 따른 일반 특성에서 야간작업에 한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 을 때,야간작업의 안 을 해서는

근로자의 일반 특성 성별,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과 연령외에도 근무경력,야간근무경력,고용형태,흡연

여부와 음주여부,커피섭취에 따라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일반 특성에 따른 안을 제시

하면,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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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작업 도와 보상에 차이가 있었으며,여자는 남자보다 작업강도

에서 작업이 힘들다고 느끼며 보상의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여성을 야간작업에

배정할 시에는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직무 합성 평가 등을 통하여 작업에 배치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공정한 수당의 결정이나 제공을 통하여 보상의 만족도

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라 작업시간과 작업 도, 보상에 차이가 있었으며,나이가 높을수

록 작업시간에만 일한다고 생각하 고,나이가 어릴수록 작업이 힘들고 작업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는 반면, 보상의 만족도는 높았다.따라서 나이가 어린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를 최 한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숙련된 작업에 배정하여 작업강도와

작업속도에 한 부담을 여야 하며,고령의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통한

리가 필요하다.

근무경력에 따라 휴식시간과 작업 도, 보상에 차이가 있었으며,근무경력이

을수록 휴식시간이 충분하고 작업이 덜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근무경력이 많은 근로자에게

는 충분한 휴식의 제공과 숙련된 작업을 배정하여 작업강도를 일 필요가 있으며,

근무경력이 은 근로자는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리할 필요가 있다.

야간근무경력에 따라 작업 도와 보상에 차이가 있었으며,야간근무를 장기

간 수행한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작업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야간근무경력이 단기간인 근로자일수록 작업의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하 고

보상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야간근무를 장기간 수행하게 되

면,만성 피로나 수면부족,생체리듬의 괴로 인하여 작업을 더 힘들게 느낄 수

있으므로 야간작업을 최 한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숙련작

업이나 단순작업에 배치하여 작업속도에 한 부담을 이고 타직장과 비교하여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여 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작업 도와 보상에 차이가 있었으며,정규직이 계약직보다

작업에 집 이 요구되어 작업 도가 높다고 느 으나 보상의 만족도는 높았다.

따라서 정규직을 야간작업에 배치할 시에는 단순작업에 배정하여 작업 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계약직을 야간작업에 배정할 시에는 공정한 수당의 제공방법이나

체계를 제시하고 타직장에 비하여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리할 필요가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주어진 시간에만 일하며,작업이 덜 힘들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비흡연자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거나 시간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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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작업의 강도를 고려한 작업배치가 필요하다.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하여 작업에 집 력이 요구된다고 느끼지만 보상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음주자는 과도한 집 력이 요구되는 작업

보다는 단순반복 작업이나 작업 도가 낮은 작업에 우선배정하고,비음주자를 야간

작업에 배치할 시에는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커피섭취여부에 따라 휴식시간과 보상에 차이가 있었으며,커피를 마시는 사

람은 휴식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반면 보상에 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조업 야간작업의 안 을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 측면에서 규명하여 야

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종합

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을 리하여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이는 작업조건이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는 리요인이자 방안임을

의미한다.따라서 야간작업의 안 을 개선하여 야간작업의 반 인 안 도를 향상

시키기 해서는 야간작업의 작업조건을 리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는 리방안의 우선순 로는 휴식시간,작업시간,

작업 도, 보상,복리후생,휴식공간,수면,직무 요구도,작업장 안 ,반복작업

요구도,승진기회,직무 통제성과 사회 지지,피로,온도,건강,환기,소음,조명,

습도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안 행동을 통한 리 혹은 안 의식을 통한 리라는

목표에 따라서 주요한 리방안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 으로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리방안으로는 휴

식시간,작업시간,작업 도, 보상이었으며,충분한 휴식시간의 보장, 한 작

업시간의 배분,작업의 속도와 강도,집 도를 고려한 근로자 심의 작업설계와

한 보상은 근로자의 안 행동과 안 의식을 향상시키고 결과 으로 야

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야간작업의 안 도를 향상시키기 한 리방안을 용함에 있어서 근로자

의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근로자의 성별과 연령,근무경력과 야간

근무경력,고용형태,흡연여부,음주여부,커피섭취여부를 고려하여 리방안을

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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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 한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작성하시는 본 설문지는 순수하게 학문 연구

로 쓰이기 해 만들어진 것입니다.본 설문지에 성실히 답하여 주신다면

향후 국내 안 련 연구의 학문 발 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이 근로자의 안 행동과 의

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안 과

근로자 작업환경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습니다.설문지에

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며,개인 인 응답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통계

처리 됩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지 문항 다소 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

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에 감사드리며,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 을 기원합니다.

조선 학교 학원 산업안 공학과 박사과정 심철우 올림

2012년 9월

조선 학교 학원 산업안 공학과

연 락 처 :  (☏) 062-230-7896, H.P 010-8622-0027

Fax 062-230-7128

E-mail : sens01@naver.com

지도교수 박해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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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정해진 작업시간만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추가근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하는 작업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하는 작업의 속도는 무 빠르

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하는 작업은 집 력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추워서 일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의 온도는 당하

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의 습도가 하

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쾌 하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화를 나 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시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분진,가스,연

기 등으로 공기나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환기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불빛이 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무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편하게 이용가

능한 휴게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의 휴게시설은 충

분히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험한 기계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근무하는 곳은 혼잡하고 정돈

이 되어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여러 가지 일은 동시에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능력에 넘

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일이 많아 시간에 쫓기며 작업 ① ② ③ ④ ⑤

1.다음은 귀하의 작업장 작업조건에 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에 하여 귀하가

느끼는 정도를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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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반복작업으로 특정부 가 아

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하는 일은 기술이나 지식이 필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업무량과 스 을 결정할 권

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작업시간을 내 마음 로 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힘들 때 나를 이해해 주는 사

람들과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동료는 나에게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감독자(상사)는 나에게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기본 ,수당,보 스의 결정방

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월 이 내 노력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타직장과 비교하여 월 이 높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승진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일하는 만큼의 성과를 합리

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타직장에 비교하여 승진이 빠

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복리후생(휴가 각종 지원제

도)수 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타직장과 비교하여 복리후생

(휴가 각종 지원제도)가 더 좋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반 인 근로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면시간이 불규칙 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면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잠에 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피로를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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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조직내 안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작업장 안 개선을 해 개

인 으로 더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동료가 유해 는 험한

작업을 할 때 안 하게 작업하도록

도와 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작업장 안 개선 작업에 자

발 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동료의 안 을 해서 도와

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안 에 한 아이디어를 열

심히 내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안 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

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8.나는 작업을 할 때 항상 필요한

모든 안 장치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정확한 안 차에 따라 작

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10.나는 가장 안 한 상태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작업시간 작업장 내에서 보

호구를 착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작업을 빨리 끝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쉽게 지치고 지루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조 만 움직여도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주 아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건강한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건강상태가 차츰 나빠지고 있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업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다음은 귀하의 안 행동에 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에 하여 귀하가 느끼는

정도를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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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을 느낄 때 안 과 련된

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13.나는 안 과 련된 차들을

따르지 않더라도 안 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나는 시간을 약하기 해 안

차를 무시한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작업 장에서 험한 부분

을 알았다면 안 조치를 취한 후

상 자에게 보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사고방지를 해 상사나

계자에게 건의를 해본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작업 장에서 험한 부분

을 알았다면 즉각 작업을 단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후 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작업 장에서 험한 부분

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공정에 방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

고 작업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5.작업 장에서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안 사고는 운이 나빠 발생하는

것이므로 나에게는 생기지 않는 일

이라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작업 시 안 을 해 스스

로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안 사고에 한 두려움을 가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작업시간 에 안 이상유

무를 꼭 확인 후 작업자를 투입시

킨다.

① ② ③ ④ ⑤

10. 재의 법정 안 교육 내용은 ① ② ③ ④ ⑤

3.다음은 귀하의 안 의식에 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에 하여 느끼는 변화정

도를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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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고 생각한다.

11.나는 장에서 안 교육에 극

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작업 장에서의 안 교육은 형

식 이며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교육 실시자의 안 교육 방법은

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작업 장에서의 안 교육은 작

업시 안 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

다.

① ② ③ ④ ⑤

15.내가 작업하는 장에서는 안

리자를 선임하고 있고 그들은

극 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6.내가 작업하는 장은 외부 기

으로부터 안 에 한 규제를 받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내가 작업하는 장에서는 안

규칙보다 일정을 맞추는 것이 우선

이다.

① ② ③ ④ ⑤

18.나는 안 수칙을 잘 지키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9.내가 작업하는 장에서는 안

검을 철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내가 작업하는 장에서는 안

규칙을 어겼을 경우 처벌이 주어진

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작업장이 안 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회사의 안 리가 하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안 리자의 도움을 받으

며 안 하게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안 한 기계·설비로 작업한

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안 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4.각 문항에 하여 본인이 느끼는 정도를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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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나는 기계의 안 장치를 제거하

고 작업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설문지 작성자 본인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 ) ② 여 ( )

(2)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29세 ( ) ② 30∼39세 ( )

③ 40∼49세 ( ) ④ 50∼59세 ( ) ⑤ 60세 이상 ( )

(3)귀하의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 ) ② 1년∼5년 미만 ( ) ③ 5년∼10년 미만 ( )

④ 10년∼15년 미만 ( ) ⑤ 15년 이상 ( )

(4)야간작업을 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 ) ② 1년∼5년 미만 ( ) ③ 5년∼10년 미만 ( )

④ 10년∼15년 미만 ( ) ⑤ 15년 이상 ( )

(5)귀하의 작업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사람이나 물건을 들어올림 ( ) ② 무거운 물건이동 ( )

③ 계속 서 있는 작업 ( ) ④ 반복동작 ( )

(6)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정규직 ( ) ② 계약직 ( )

(7)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① 하루 ( )회 한다 ② 하지않는다 ( )

(8)귀하는 음주를 하십니까? ① 하루 ( )잔 한다 ② 하지않는다 ( )

(9)귀하는 커피를 하십니까? ① 하루 ( )잔 한다 ② 하지않는다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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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 한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작성하시는 본 설문지는 순수하게 학문 연구

로 쓰이기 해 만들어진 것입니다.본 설문지에 성실히 답하여 주신다면

향후 국내 안 련 연구의 학문 발 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이 근로자의 안 행동과 의

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안 과

근로자 작업환경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습니다.설문지에

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며,개인 인 응답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통계

처리 됩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지 문항 다소 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

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에 감사드리며,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 을 기원합니다.

조선 학교 학원 산업안 공학과 박사과정 심철우 올림

2012년 9월

조선 학교 학원 산업안 공학과

연 락 처 :  (☏) 062-230-7896, H.P 010-8622-0027

Fax 062-230-7128

E-mail : sens01@naver.com

지도교수 박해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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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설문은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향상을 한 리 책에 한 요도를

규명하기 한 설문입니다.

2.각 설문항목에 정답은 없지만 사람들이 일반 으로 말하는 것을 답하지 마

시고,귀하의 실제 생각이나 느낌을 그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본 설문은 상 요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응답의 일 성이

요하오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 성을 염두해 두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 성이란 평가자가 내린 논리 모순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를 들어,비교

해야 할 A,B,C세 개의 요소가 있을 때,평가자가 A보다 B를,B보다 A를,A보

다 C를 요하다고 한다면 A와 B에 하여 평가자의 단은 비 일 성을 갖는 것

입니다.

)비 일 성을 나타내는 경우

구

분
비교항목

요

아

주

요

요

약

간

요

동

등

약

간

요

요

아

주

증

요 요
비교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근로조건 ★ 물리 환경

2 근로조건 ★ 사회 작업환경

3 근로조건 ★ 생리학 요인

4 물리 환경 ★ 사회 작업환경

5 물리 환경 ★ 생리학 요인

6사회 작업환경 ★ 생리학 요인

* 와 같이 응답한 경우 근로>물리>사회>생리>근로 라는 결과가 나와 비 일

성을 갖는 것입니다.

*2,4,6,8의 숫자는 간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와 약간 요의 간 정도

로 단하시는 경우에는 숫자 4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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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설명

근로조건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한 작업시간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힘들지

않은 작업과 당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과도한 집 을 요구하는

작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물리

환경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소음,냉난방,환기,조명 등을 히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작업장의 안 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작업환경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작업이나 반복 인 작업을 제한하고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한 보상,공평한 승진기회,

복리후생을 제공해야한다.

생리학

요인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근로자의 수면문제,피로문제,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한

리 의료시설이나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야간근로자의 작업조건 요소 간 요도 평가 설문지

구

분
비교항목

요

아

주

요

요

약

간

요

동

등

약

간

요

요

아

주

증

요 요

비교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근로조건 물리 환경

2 근로조건 사회 작업환경

3 근로조건 생리학 요인

4 물리 환경 사회 작업환경

5 물리 환경 생리학 요인

6사회 작업환경 생리학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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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설명

온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근로자가 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리하여야 한다.

습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근로자가 쾌 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한다.

소음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보호구를

지 하여 소음성 스트 스를 방지하여야 한다.

환기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한 환기시설을 구축하여 분진,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가 안 하도록 리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자 작업조건 근로조건 요소 간 요도 평가

설문지

평가항목 설명

작업시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작업시간 리를 통하여 작업자에게 부담이 없는

작업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휴식시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작업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근로자가 느끼는 작업에 한 속도,강도,집 도를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구

분
비교항목

요

아

주

요

요

약

간

요

동

등

약

간

요

요

아

주

증

요 요

비교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작업시간 휴식시간

2 작업시간 작업 도

3 휴식시간 작업 도

야간근로자 작업조건 물리 환경 요소 간 요도 평

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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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무 부시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

조명수 을 유지하여야 한다.

휴식공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언제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히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안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안 한 근무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 설비,

교육, 리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

분
비교항목

요

아

주

요

요

약

간

요

동

등

약

간

요

요

아

주

증

요 요

비교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온도 습도

2 온도 소음

3 온도 환기

4 온도 조명

5 온도 휴식공간

6 온도 작업장 안

7 습도 소음

8 습도 환기

9 습도 조명

10 습도 휴식공간

11 습도 작업장 안

12 소음 환기

13 소음 조명

14 소음 휴식공간

15 소음 작업장 안

16 환기 조명

17 환기 휴식공간

18 환기 작업장 안

19 조명 휴식공간

20 조명 작업장 안

21 휴식공간 작업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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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교항목

요

아

주

요

요

약

간

요

동

등

약

간

요

요

아

주

증

요 요

비교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직무요구도 반복작업 요구도

2 직무요구도 직무통제성

3 직무요구도 사회 지지

4 직무요구도 보상

5 직무요구도 승진기회

6 직무요구도 복리후생

7반복작업 요구도 직무통제성

8반복작업 요구도 사회 지지

9반복작업 요구도 보상

10반복작업 요구도 승진기회

야간근로자 작업조건 사회 작업환경 요소 간 요

도 평가 설문지

평가항목 설명

직무요구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나 과 한 업무로 발생하는 부담을

여야 한다.

반복작업

요구도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반복작업을 최 한 여 신체 ,정신 부담을 여야

한다.

직무

통제성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업무에 한 통제를 이고 근로자가 자율 으로 업무를

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

지지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동료 계나 직장상사의지지 등을 통하여 편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야간작업에 한 보상과 주간 근무수당 이외의

추가보상, 여나 보 스,임 체계 등에 하여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승진기회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주야간,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공정한 승진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복리후생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수송지원,사원주택,휴가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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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반복작업 요구도 복리후생

12 직무통제성 사회 지지

13 직무통제성 보상

14 직무통제성 승진기회

15 직무통제성 복리후생

16 사회 지지 보상

17 사회 지지 승진기회

18 사회 지지 복리후생

19 보상 승진기회

20 보상 복리후생

21 승진기회 복리후생

야간근로자 작업조건 생리학 요인 요소 간 요도

평가 설문지

평가항목 설명

수면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근로자의 취침,숙면여부,수면요인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근로자의 피로도,피로회복 능력,졸음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

야간작업 근로자의 안 도 향상을 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해서는 갑작스런 사고나,생리 건강,운동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

분
비교항목

요

아

주

요

요

약

간

요

동

등

약

간

요

요

아

주

증

요 요

비교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수면 피로

2 수면 건강

3 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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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자 본인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 ) ② 여 ( )

(2)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29세 ( ) ② 30∼39세 ( ) ③ 40∼49세 ( )

④ 50∼59세 ( ) ⑤ 60세 이상 ( )

(3)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고졸 ( ) ② 졸 ( ) ③ 석사 ( )

④ 박사 ( ) ⑤ 기타 ( )

(4)귀하의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 ) ② 1년∼5년 ( ) ③ 6년∼10년 ( )

④ 11년∼15년 ( ) ⑤ 15년 이상 ( )

(5)귀하의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① 기업 ( ) ② 견기업 ( ) ③ 소기업 ( )

④ 기타 ( )

(6)귀하의 문분야 담당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① 안 ( ) ② 보건 ( ) ③ 기타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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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박사학 논문을 제출하기까지 지나온 과정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을 되새기

며,2007년 실험실 생활을 시작하여 박사학 논문이라는 학문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분들의 심과 격려,도움에 감사드리고자 짧은 로나마 그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학업에 한 열정 하나로 시작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에게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가르침과 조언을 해 주시고,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칭찬과 격려

를 아끼지 않으신 박해천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부족한 논문임

에도 학 를 마칠 수 있도록 바쁘신 일정 에도 정성스럽게 조언과 심사로 지도

해주신 김의식 교수님,황학진 교수님,김헌수 교수님,정순호 이사님께 무한한 감

사를 드립니다. 한 학원 생활 에 지도와 심으로 격려해주시고 학문의 길을

이끌어주신 김종래 교수님,김규태 교수님,박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 과정을 마치기까지 함께 공부하고 바쁜 일정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으로

격려해 주신 이안섭 교수님,김 우 선배님,이경훈 선배님,조상훈 선배님에게 진

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에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문조 선배

님,박 호 선배님,강인원 선생님,박종문 선생님,이병조 선생님,박 ,최병운 선

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설문조사에 극 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주신 재해

방 기 사업장 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힘든 학원

생활을 하며 함께 공부하고 도움을 주며,용기를 복돋아 문희철,박형욱,정

수희,박상진,정호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한편

의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선행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자 분들과 련서 의

자 분들에게 감사를 하며,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학업에 열 하며 논문을 완성하기까지,지 의 를 낳아주시고 키워 주시며 한

평생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언제나 형을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 동생에게 고맙고 가족과 함께 이 기쁨을 나 고 싶습니다.

이 논문을 계기로 안 과 보건분야에서 부끄럽지 않은 연구자가 되기 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심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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