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방송·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진상은 · 이종빈 · 신병률 · 남연경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

전 보건 실태 조사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19 년  10 월

연구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19.03.15 ∼ 2019.10.31

연구책임자: 진상은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종빈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신병률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남연경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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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방송·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1. 연구배경

  90년대 이후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 산업계 및 다양한 관계 기관들

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방송 제작현장은 특수한 작업조건과 

복잡한 계약관계 등에 의해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빈번해진 방송 제작현장의 사고로 인해 방송 

콘텐츠 제작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졌으며, 방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방송 콘텐츠 제작 현장의 공학적 위험점을 도출하고, 산

재 예방을 위해 방송 작업환경의 체계 및 특성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첫 번째, 5년간의 방송 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상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한 산업재해는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6

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 또한 전체의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 즉, 방송제작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재해가 결코 가벼운 단순재해가 아님을 증명 하였다.



  두 번째, 산업 재해가 일어나는 장소를 분석한 결과, 야외에서 약 53% 사고

가 일어났으며, 실내의 방송 제작 건수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야외 방송 제작 현장이 높은 재해율을 보인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재해의 형태가 추락으로 전체 재해의 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넘

어짐이 24%로 두 번째로 많은 재해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소작업, 비정

형작업, 가설 구조물 설치 등의 특징이 관찰되는 건설현장의 재해와 유사한 특

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총 10곳의 방송제작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관

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해 체크리스트와 설문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총 10곳의 현장 중 5곳은 실내 스튜디오 촬영 현장 이였으며, 나머

지 5곳은 야외공연 등의 실외촬영 현장 이였다. 총 91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

스트를 분석한 결과, 4M중 인적인 요인(40%)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안전 작업 수칙, 안전 보호구, 안전 보건 수칙 등의 기본적 안전조치

가 미흡해서 지적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즉, 공연법 시행령의 미준수 및 안전

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가장 기본적 안전조치 부터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10군데 현장의 전반적 작업 특성의 검토 결과, 방송제작현장의 위험

도는 가설 구조물의 규모와 복잡성에 비례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가설 구조물의 종류는 조명과 음향 등을 포함하는‘무대 상부 

구조물,’가벽, 영상, 미술품 등을 포함하는‘무대 배경 구조물,’바닥, 프래임, 

트러스 등을 포함하는‘무대 하부 구조물,’카메라, 지미집, 가설 전기 설비 등

을 포함하는‘기타 가설물’의 총 4가지로 구분 하였다. 실내 스튜디오는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이 야외무대에 대비하여 매우 단순하거나 별도의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그 결과 위험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타 

가설물의 운용 측면에서도 야외 현장은 고정되지 않은 설비의 사용에 기인하는 

추가적 위험점이 확인되었다. 즉, 위험성의 크기는 가설물의 종류와 양, 현장의 

크기, 근로시간대, 연속작업 등에 비례 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야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으로 더 많고 다양한 위험점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세트장 또는 야외무대의 작업 시 설치 및 해체의 정형화된 순서

를 사전에 계획하고 작업 시 전체를 총괄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설치 및 해체 시 개별적 협력업체들의 동선이 섞인 상태에서 동시작업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지 못함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자정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는 해체작업 시

에는 작업장의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 큰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 하

였다. 또한, 안전 책임자를 배치하고 기본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보호구

를 지급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여섯 번째, 실내외 작업현장 모두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비계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무대의 규모가 크고 많은 수의 비계가 

필요할수록 작업발판을 최소화하여 고소작업 시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

하고 있었다. 덧붙여, 기본적 안전보호구인 안전모와 안전대의 사용이 필요하

다. 위와 같은 문제는, 비계를 적게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협력업체의 계약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 시 법적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계상과 적정 사용항목의 선정 및 관리감독이 필요 할 것

이다.

  일곱 번째, 총 104부의 현장 설문 분석 결과, 고소작업과 전기시설물 관련 작

업이 필연적으로 많은 조명 담당자가 44%의 높은 사고경험을 보였으며, 야외세

트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43%가 사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산업재해 통계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소작업이 많거나 야외작업 일수

록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용, 시간, 인력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등한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면 결국 아끼고자 했던 비용, 시간, 인력 보다 훨씬 큰 사고의 비용을 지불 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는 방송제작현장의 작업 관리적 측면에서 작업을 분석하고, 

안전 공학적 위험점을 최초로 도출 하였다는 점이 있어 그 기여점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제작의 위험의 크기를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 하

였으며 방송제작 작업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세밀한 작업 분석과 안전 공학적 위험점의 정의를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



은 방송 영화 종사 근로자와 관련한 산업재해 예방 정학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학술대회에 발표 

및 투고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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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김경우

    ▪ ☎ 052) 703. 0825

    ▪ E-mail kyung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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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방송 제작 현장은 일반적인 직종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

용관계로 발전되어왔다.1) 소수의 전문 직종(PD, 안전관리자, 기술직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직, 용역업체로 인한 파견근무,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의 형

태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1) 이러한 특이점 때문에 이전의 연구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 노동관계 및 불합리한 고용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었다.2) 하지만 방송제작 관련 스태프(이하 스태프)가 처한 실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

스태프가 처해있는 제작 환경과,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룬 연구들은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방송제작 과정의 비정형/정

형 작업의 구체적 체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못했거나,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드라마, 예능 및 방송 산업 제작은 연예인, 배우만이 아니라

작가, 연출자 및 다양한 전문 인력과 아르바이트 인력 모두가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복잡하고 집단적인 협업과정으로 타 산업과 대비하여 제작과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 프로그램을 방영한

다고 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총 100여명에 가까운 다양

한 전문 제작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1)

1) 강익희 (2011)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백승혁 (2013)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위한 연구
3) 이관형 (2014) 영화방송예술분야 종사자의 직업안전보건특성 및 건강 보호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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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방송 제작현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태프의 작업환

경에 대한 공학적 위험과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였

다.1) 최근, 방송 스태프의 촬영 중 추락 사고부터 방송 제작 관계자의 장시

간 노동으로 인한 자살, 과로사 등이 발생하여, 방송제작 현장의 근로기준

법 적용 여부와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4)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 종사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현황과 문제

점을 발견하여 체계화된 방법으로 작업 환경을 분석하고, 공학적 지식에 기

반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문헌연구

방송 제작 현장의 체계적 분석과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지만, 관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해 키워드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글,

네이버, 국회도서관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관련 연구를 조회하였다. 문헌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루어 졌다. 첫 번째는 방송제작 과정과 안전/보건에 관

련된 이슈를 다룬 연구 결과의 검토이며, 검색을 위해 ‘방송제작, 영화제작, 안

전, 보건, 산업안전, 근로환경, 제작환경, 스태프’와 같은 키워드가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 실태조사 방법론에 관련된 문헌연구로 ‘안전, 보건, 실태조

사, 위험성 평가, 개선 연구’와 같은 키워드가 활용 되었다.

검색을 통해 확인된 연구결과는 초록을 위주로 검토하여 1차 Screening 작

업을 진행하였다. 이 후 [표 1-1], [표 1-2]와 같이 각각 5개, 10개의 연구 결과

물이 최종적으로 관련된 연구로 판정되었으며, 15개의 연구는 표에서 요약된

것과 같이 전문을 통독하여 본 연구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활용 하였다. 문헌

4) 이경호 외 (201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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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방송제작 관련 안전보건 실태 문헌연구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속하는 방송 스태프의 다양한 작업환경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방송 현장 실태 조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즉, 과거 문헌연구

를 통해 방송 제작 현장의 특성을 정리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내용을 정리하여 방송현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성

을 설정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방송제작과 관련된 연구는 [표 1-1]과

같이 5개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5) 이관형 외 (2012)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6) 이양환 외 (2018)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구

분

연구자 

(연도)
제목 주요 내용

1
강익희 

(2011)

방송 제작 스태프의 근로

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1)

·교육 및 직업훈련
  - 90%에 이르는 제작 스태프 들이 교육 및 

작업훈련 미이수
  - 안전사고 발생시 개인이 부담

2

이관형

조흠학

(20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

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

호방안연구5)

·근무 및 활동 현황
  - 타 직무와 대비해 높은 노동강도

·사고 경험 조사
  - 최근 1년간 10명 중 2명이

    근무 중 사고 및 부상 경험

3
이관형

(2014)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

자의 직업안전 보건 특성 

및 건강 보호 방안 연구3)

·사고 경험 조사
  - 근무 중 사고 경험한 특수형태 근로자 

20.2% 차지

·작업 환경
  - 물리적·환경적 요인이 열악하다고 평가

[표 1-1] 선행 연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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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강익희의 2011년 ‘방송 제작 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방송 제작 스태프의 교육 및 직업훈련, 근로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1) 또한, 방송 제작 스태프의 노동 실태와 복지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한 연구를 통해 스태프가 교육 및 직업훈련 이수여부 실태조사를 위해 설

문조사 253명, 집중면접 18명을 진행하였다. 정량적, 정성적 조사 연구를 통해

90%에 이르는 스태프가 교육 및 직업훈련 이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교육 및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직업훈련을 할 기

회의 부족, 불편한 교육시간, 정보의 부족 등으로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안전사

고 발생 시 치료비용을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본인 과실로 취급하고 있으며, 제

작 인력 중 대부분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성되어 있는 스태프의 근로환경 및

노동조건은 아주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해당연구에서는 근로 환경의

저임금과 장기간 근로시간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단체협약을 통한 개선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2012년 이관형과 조흠학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

률적 보호방안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고용 및 근

로조건, 안전보건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경험하고

4

이양환,

박현태,

오하영

(2018)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6)

·근무 및 활동 현황
  - 주로 제작현장 관련 스태프 직군에서 긴 

노동시간에 답한 응답 비율이 높게 도출

5
이경호

(2019)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

프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스태프 표준계약서 중심4)

·근로 활동 관련 인식
  - 환경적 제약(시간, 비용 등)으로 다수업

체 및 기관에서 스태프 교육 불이행

·근무 및 활동 현황
  - 제작사 대관료 절감을 위한 짧은 셋업 

시간요구가 사고 및 부상의 가장 큰 원

인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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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5) 해당 연구에서는 문제점 도출을 위해

근무활동 현황과 사고 빈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위해 면접조사 320명, 집중면접

20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야간근무를 포함한 방송 예술분야 직종은 하루 평균 10.7 시간, 일

주일 평균 6일(10시 이후 평균 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타 직무와 대비해 방송 제작 분야 직군이 매우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

을 보여주었다. 또한 설문에 참여했던 스태프 중 최근 1년간 10명중 2명이 근

무 중 사고 및 부상을 경험했다고 답하여 사고 및 부상 경험도 비교적 높은 것

으로 확인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과 육

체적·정신적 건강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고, 개선 방안으로 장시간·야간

근로 시 작업지침 가이드 기준과 휴식시간 및 정신건강관리 제공 등을 제시하

였다.

세 번째, 2014년 이관형의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직업안전 보건 특성

및 건강 보호방안 연구‘는 열악한 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작업환경과 안전의

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3) 해당 연구는 총 302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정량적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작업환경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문항은 모두 5점 만점으로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작업환경은 2.3점으로 대체적으로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직무에 대한 위험성은 평균 3.5점으로 다른 영역에 대비하여 상대적으

로 위험성 인지 점수가 크지는 않으나 위험점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및 조치 준수 점수는 평균 2.8점으로 잘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작업의 위험점이 있다고 인식함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

다. 대부분 스태프는 고강도의 업무를 함으로써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있

었으며, 설문 응답자 중 20.2%가 사고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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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2012)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해당 연구에서는 사고의 위험점이 존재하는 방송 제작 작업환경

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사고발생률이 높은 작업인 만큼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

성 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개선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이양환 등의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는 방송 제작의 노동환경을 확인하고 처우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6) 해당 연구는 방송 제작인력의 계약유형, 노동시간, 보수 등 관

리적 이슈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방송 제작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 총 415명, 집중면접 23명을 진행하였다. 정량적 정성적 조사 연구를 통해 방

송 제작환경의 문제점 파악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낮은 보수, 긴 노동시간, 고

용불안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긴 노동시간이 문제점이

라 응답한 직종은 대체로 제작현장에서 근로하는 스태프 직종이었다.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스태프에게 제공해야 할 제도 및 조치는 방송

여부와 상관없는 보수지급의 의무화, 방송사·제작사의 제작 스태프에 대한 인

식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 발표된 이경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스태프 표준계약서 중심’ 보고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스태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4) 구체적으로 각 방송 분야별로 총 20명의 집중면접을 진행하여 스

태프의 최소한의 권익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확인 하였다.

정성적 조사 연구결과 대부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

키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을 이

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환경적 제약이라 함은 제작사 요

구에 맞추기 위해 반복적인 철야근무, 초과근무 및 일정하지 않은 작업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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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교육 시간을 잡기 힘든 것을 말한다.

(2) 산업안전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관련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송 제작 환경의 체계 및 특성을 정

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방송 제작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원인, 사고유형, 사고 후 대처방법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예

측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 체계적이면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7) 그렇기에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

하기 위해 산업안전 개선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과거 이루어졌던 연구 방법

론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2]와 같이 설문조사

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과 면접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방법

을 활용해 해당 연구 분야의 위험성과 작업특성을 파악하고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지동한 외 (2007)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도분석 연구

구

분

연구자 

(연도)
제목 연구 방법론

1
송재철 외 

6명 (201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

조사 연구8)
설문개발, FGI, 통계분석

2
김화일 외 

6명 (2015)

고속도로 요금소 요금수납원 근로

환경 실태조사 연구9)

방문조사(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평

가), 작업자 집중면접

3
최상원 

(2014)

IT를 활용한 안전기술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10)

적정 기술 검토 (근로자 위치 확인, 

안전 활동 감지 장치 개발)

4
김태구 외 

4명 (2012)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11)
방문 조사, 설문 조사

[표 1-2] 산업안전 실태조사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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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문헌연구 결과에 기반 하여, 본 연구 또한 방송 제작 현장에

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종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표 1-2]에서 검토된 정량

적·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구조화·체계화된 포맷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량적 정보를 이끌어 내고, 방송 제작환경 방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

하는 동시에 집중면접을 행할 작업자를 선별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들으며 정

성적 정보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만을 도출하

는 것이 아닌,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방송 제작 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

8) 송재철 외 (201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조사 연구
9) 김화일 외 (2015) 고속도로 요금소 요금수납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연구
10) 최상원 외 (2014) IT를 활용한 안전기술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11) 김태구 외 (2012)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12) 최상원 외 (2011) 서비스업 세부직종별 안전 보건 실태조사 연구
13) 최돈흥 외 (2011) 지붕 작업 시 추락재해 실태조사 및 안전모델 연구
14) 최기흥 외 (2010) 컨베이어 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15) 원정일 외 (2008) 작업환경실태조사 방법 개선 연구
16) 손미아 외 (2008)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조사
17) 정완순 외 (2003)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

5

최상원 외 

1명

(2011)

서비스업 세부직종별 

안전 보건 실태조사 연구12)
FGI, 작업자 집중면접

6
최돈흥 외 

1명 (2011)

지붕 작업 시 추락재해 

실태조사 및 안전모델연구13)
작업 종류 및 형태별 현황 조사

7
최기흥 외 

5명 (2010)

컨베이어 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14)
방문조사, 설문조사, 제품 규격 조사

8
원정일 외 

7명 (2008)

작업환경실태조사 방법 

개선 연구15)
전년대비 산업별 재해자 비교

9

손미아  

외 10명

(2008)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조

사16)
설문조사(정량), 방문조사(정성)

10
정완순 외 

3명 (2003)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17) 표본을 활용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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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및 부상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

도) 등을 추정하여 위험 순위를 매기고자 하였다.18) 그 후 위험성이 높은 작업

별 요인을 파악해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방재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과거 연구의 제한점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던 것처럼 많은 수의 과거 연구가 존재하지는 않

지만, 공통적으로 방송 제작 스태프의 작업 환경 및 고용관계 등이 타 산업 대

비 열악한 편임을 지적하고 있다.1)3)4)5)6)19) 특히, 일정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비정형작업 위주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관련업계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또한 주

요 개선점으로 지적되어왔다.7) 즉, 과거 연구들은 장시간 노동문제, 근로환경,

복지개선의 문제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위해

서는 위와 같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3)4)5)6) 대부분 비정

18) 정정임 (2016)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제도 연구
19) 임상혁 외 (2011)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

[그림 1-1] 설문지 개발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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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프리랜서로 구성 되어있는 방송 제작 인력의 고용관계와 저임금 및 장시

간 근무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현황을 지적할 뿐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문헌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연구 방법론들은 방송제작 환경에서 관측되는 불

합리한 근무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적 모순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개선 방안 도출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즉, 과거 연구 결과

는 작업현장의 전반적 관리현황 및 근태현황에 관련된 자료의 도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작업현장의 안전의 성취를 위한 공학적 위험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안전한 방송 제작환경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한 과거 연구도 있었지만, 해당 연구도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만 제시하였고 직접적으로 실현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시도하지 않았다.1)3)4)5)6)

방송 제작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전문 인력이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으

로 참여하는 작업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건, 근로환경 등을 넘어 다양

한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1)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방송 제작 현장의 직접적인 위험요소의 정의에 포커스

를 맞춰 방송 작업 특성 별 공학적·시스템적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의 원인 분석을 넘어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구색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송 제작

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정의하고 체계 및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사고 및 부상

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학적·관리적 개선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이다.

4)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방송에서 비춰지지 않고 무대 뒤에서 일하며 자신들의 역

할에 비해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태프를 대상으로 방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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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심각성과 제작의 제도적-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방재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각종

유해·위험 요소와 작업별 사고 및 부상 발생빈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학적

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과거 많은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던 스태프의 장시간 노동, 밤샘작업 등

낮은 경제적 보상,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본 연구는 방송제작현장의 안전의 공학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20)

첫 번째, 작업환경의 체계 및 특성 정리를 통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을 예측고자 한다. 즉,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기반

하여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사고의 상황맥락을 정리할 것이다.

두 번째, 방송 제작 환경의 유해·위험 요인 정의에 연구의 포커스를 두고

자 한다. 이는 사고 및 부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파악할 뿐 아니

라 산업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세 번째, 위에서 관측한 유해 요소들을 방송제작 전문가 및 안전공학 전

문가들과 집중 논의하여 향후 현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학적,

관리적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2. 연구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과거 연구 결과들이 방송제작 현장의 관리적 문제점 도출에 중심

을 두었던 것과 달리, 방송 제작 환경의 공학적·시스템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1)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 1장은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방송제작현장의 특성을 살피고

20) 권가림 (2018) 영화 드라마계 하루살이가 힘겨운 비정규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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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송제작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밑그

림을 도출하는데 활용 되었다.

제 2장은 연구방법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조사 도구의 개발에 대한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과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첫 번째 조사 도구의 개발인 설문지의 개발 목적

및 필요성을 살피고 각 카테고리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조사 도

구의 개발인 체크리스트 또한 개발 목적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해외의 참조문

헌을 확인하여 체크리스트 문항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격적으

로 방송 제작환경에 대해 분석하기 전, 방송 제작 분류의 기준을 제공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촬영, 야외촬영, 실내+야외촬영 총 3가지로 설정하였고,

이에 각 분류별로 나타나는 제작 특성과 차이점, 그리고 예상되는 유해·위험요

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제 3장은 5년간의 방송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송제

작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결코 가벼운 단순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도출

할 것이다.

제 4장은 2장에서 다룬 설문지와 체크리스트에 기반 하여 도출된 방송 작업

현장의 실제 유해·위험요소를 알아보고 각 현장마다의 방송 제작 특성을 정리

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방송 제작 현장의 공통된 유해·위험요소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방송 제작 순서별 사고 발생률과 위험도가 높은지 체계적으로 접근함

으로써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또한, 현

장간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방송 분류 기준에 따라 어떤 안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5장은 10곳의 방송 제작현장을 방문하며 실시한 현장 설문을 분석할 예

정이다. 작업형태, 위험요인 유무, 사고 경험, 작업환경, 안전의식 및 활동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고의 간접적 분석을 통한 작업 특성 별 위험요소를 도출할 예

정이다.



Ⅰ.서론 ‥‥ 13

제 6장은 전문가 집중면접을 통해 향후 방송제작 도급관계와 안전관리의 방

향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문가 집중면접을 통한 주관적인 경험

과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현상의 정의와 문제를 도출하고, 사고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것이다.

제 7장은 제작 유형별 위험점 및 방송제작의 상황맥락에 기반한 위험의 특

성을 파악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송 제작 스태프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의 근본적 원인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의 가

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방송 작업환

경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연구 결과가 방송 제작 스태프의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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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론

1. 설문의 개발

현장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방법, 작업 위계의 파악, 스태프의 안전 의식 및

심층적인 현장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집중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에 기반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고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록 1>의 설문

조사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작업 형태, 제작 환경 유해·위험 요인 경

험유무, 작업환경,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응답자의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10곳의 촬영현장 방문 후 총 100부 작성되었고, 집중면접은 9명으

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화된 설문 목적은 현장 작업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작업별 위

험요소를 정량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이다. 복수의 질문자와 응답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어의 선택, 표현 방식 등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고안된 일련의 체계적인 설문지를 개발하였다.21) 설문을 통해 본 연구 과제

의 목적인 유해·위험요소 도출에 집중하여 설문을 개발하였다. 경험자를 대상

으로 사고를 다양한 시각에서 정량적으로 간접적 분석하기 위해 [그림 2-1]과

같이 설문을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4가지 카테고리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작업의 형태이다. 카테고리A에서는 활동 분야 및 구체적인 업무내

용에 관련된 정보를 도출할 것이다. 이는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가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했을 때 사고 발생률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의 결과

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신규 채용 근로자들에 의

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22)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근무경력 항목을 추가

21) 박종혁 (2005) 연구방법론 세미나 설문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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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업무 미숙지로 인한 사고 및 부상인지, 지속적으로 일

어나는 사고 및 부상인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위험요인 경험 현황이다. 카테고리B에서는 발생했던 사고 유무, 사

고 목격 유무, 부상의 정도 및 종류, 사고 빈도 높은 작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도출할 것이다. 이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의 간접적 분석에 가장 핵심이

되는 카테고리로써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끌어 낼 수 있겠다. 또한 작업 현장의

안전장치, 보호구 현황 항목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사고 처리방법 항목을 통해 사고가 발생 한 후에 근로자의 사고 처

리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사고 발생 후 대처 방안 또한 파악할 예정이다. 즉, 응

답자의 사고 경험 유무를 통해 사고의 전후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작업환경이다. 카테고리C에서는 안전교육의 진행여부와 관련된 정

보를 도출할 것이다. 안전교육을 실시함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위험률이 상

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작업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에 배어 있지 않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7) 이처럼 안전의식 고취 및 태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잡혀있는지, 안전교육을 스태프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위해 기업에

힘쓰는지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7)

22) 연슬기 (2012)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 진행돼야

[그림 2-1] 설문지 개발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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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안전의식 및 활동이다. 카테고리D에서는 작업자의 객관적인 위험성

인식도, 본인의 직무의 강도, 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인식된 위험 수준이 통계적 위험 수준 보다 낮을 경우, 환언하면 실제로 위

험한 작업을 작업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미 마련된 안전 정책이

과소평가되고, 마련될 안전 정책 또한 수용성이 낮아 안전 규제가 제대로 집행

되지 않을 수 있다.23) 그만큼 위험의 총량이 증가 할 뿐 아니라 위험 노출 수

준이 높아져 다양한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작업자가 실제

로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위험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위험 수치

를 정량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 표본의 대표성 논의
해당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응답한 대상자는 총 104명으로,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0곳의 현장을 방

문하면서 방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설문도 병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진행 시 실제 설문을 참가한 연구대상자의 의견이 전체 연

구대상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 의문은 여전하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표본 집단 활용

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의 무작위 구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불특

정 다수의 연구대상자들 개개인이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을 동일하게 부여함으

로써 표본의 대표성 유지를 가능하게하기 위함이다.

2. 체크리스트의 개발

23) 정익재 (2013) 위험인식의 특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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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0개 조문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된 50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50개 항목은 대부분 추락, 협착,

충돌, 전도, 낙하비래, 폭발, 감전 등과 같은 사고성 재해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24) 또한 영국의 HSE 안전지침서를 참고로 하여 항목을 추가하였

다.25) 현장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HSE 안전지침서를 토대로 총 9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체계적 분석을 위

해 91개 항목을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발하였다.

재해의 기본원인인 4M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직무, 작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작업 환경에 따라 각각의 위험 특징이 다르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26)27)28)29) 재해 및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을

발생시키게 하는 근본 요소 4M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파악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겠다.30) 또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해야 되는 과제

를 누락 없이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방송 제작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유해·위험 요인을 언제나

동일한 수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개발하여 작업별 세부 위험요

소를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은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위험 요인을 살펴본 후, 방

송 제작현장의 문제점과 시스템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방송 제작 특성에 기반한 위험점을 체

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한 사고의 원인 파악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영국 HSE(Health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 http://www.hse.gov.uk/event-safety/venue-site-design.htm
26) 나사랑 (2010) 재해의 기본원인- 안건의 기둥 4M
27) 주환섭 (2019) 아파트 주요 하자 요인의 시공단계 체크리스트에 관한 연구
28) 이선기 (2019)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고찰-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섬 체크리스

를 중심으로
29) 강현호 (2013)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작업체크리스트 준비에 관한 연구
30) 박상수 (2007) A Study on parking lot safety management by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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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fety Executive)의 TDS(Temporary Demountable Structure) 가이드라

인, Venue 체크리스트에 기반 하여 Man(인적) 20문항, Management(관리적)

24문항, Machine(기계적) 25문항, Media(물질/환경적) 22문항, 총 91문항을 개

발하였다.31)32)33)34)35)

방송 제작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재해분석

방법인 4M에 분류하여 [그림 2-2]와 같이 개발하였다.

첫 번째는, man(인적)이다. 작업자의 휴먼에러 및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항목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작업자의 심리적·생리적·사회적 원인을 다룰 것이다. 심리적 원인 항목은 망각,

무의식 행동, 착오 등의 요소들이 속해있으며, 생리적 원인 항목은 피로, 질병,

수면부족 등의 요소들이 속해있다.26) 사회적 원인 항목은 휴게시설 제공 유무,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두 번째는, Management(관리적)이다. 조직의 관리 상태에 기인하는 요인과

작업자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수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항목이다. 해당 카테고

리에서는 관리감독 및 지도 결함 유무, 교육·훈련의 부족, 안전관리규정의 불비

에 관한 정보를 다룰 것이다. 관리감독 및 지도 결함 항목은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유무, 현장 감독 모니터링 유무 등의 요소들이 속

31) HSE (2016) Temporary demountable structures- stage, seating, marquees etc
32) HSE (2009) Example risk assessment for maintenance work in a factory
33) HSE (2016) Venue and site design
34) HSE (2007) Example risk assessment for a warehouse
35) HSE (2012) Example risk assessment for a motor vehicle showroom

[그림 2-2] 체크리스트 개발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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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있다. 교육·훈련의 부족항목은 보호구 지급 현황, 안전 교육 실시 현황 등의

요소가 속해있다. 안전관리규정의 불비 항목은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 유무,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유무 등의 요소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세 번째는, Machine(기계적)이다. 이는 작업자가 실수나 불안전한 행동을 해

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있는지 점검하는 항목이다.36) 기계·설

비의 결함, 본질 안전화 미흡, 점검·정비의 불량 등 각종 설비에 대해서 사내

자체적으로 안전한지 체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다룰 것이다. 작업 현장

의 설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

한 항목이다.

네 번째는 Media(물질/환경적)이다. 안전사고는 주로 작업 설명서에 따라 행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30) 사고 및 부상이 발생했을 때 작업 정보가 적절히

제공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외 전반적인 작업 공간 및 환경 조건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정도,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시설 제공 유무 등의 요소를 파악할 것이다.

3. 방송 제작 분류 설정 및 특성

방송 제작 특성 상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항상

병행해서 일을 하는 환경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안전

보건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2) 또한 방송 제작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이해도

도 낮으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사고 유형과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으로 구체화된 유해·위험요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6) 나가무라 마사요시 외 (2016)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식과 안전공학적 실천

방안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20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송 제작 환경의 체계를 분

석하고 특성을 정리하여 제작 환경 현황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

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현 방송제작 관련 업무 체계, 시설 및 환경, 구조물 및

세트장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 위험점 분석을 통해 보다 유기

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위험점 분

석에 있어,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법을 벗어나, 집중면접과 구체화된 설문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현상에 대한 정의와 문제도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안전 인식 향상 및 산재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방송 제작 분류의 기준 설정
먼저 제작 현장 및 단계를 모색하기 위해 방송 제작 분류 기준을 선정했다.

[그림 2-3]과 같이 기본적으로 방송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실내촬영과 야외촬

영을 큰 카테고리로 정해 두고, 세부적인 방송유형들을 스튜디오, 중계방송, 세

트촬영, 생방송, 로케이션, 올로케이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하였다. 이 분류

를 토대로 제작 특성 요인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림 2-3] 방송 제작 분류 기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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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과 같이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분야라 함은 크게 보도, 교양, 오락 세

가지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다고 한다.37)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

지로 방송법을 토대로 보도 교양 오락 세 가지로 방송 제작 특성을 분류하였

다. 방송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보도에서는 뉴스(종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지역뉴스, 북한뉴스, 국제뉴스, 경제뉴스, 기상뉴스, 스포츠뉴

스, 비정규 편성보도(기자회견, 재난방송, 특별행상중계 등)를 포함하고, 교양에

서는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을 포함하며, 오락에

서는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음악쇼. 스

포츠를 포함한다. 부수적으로는 애니메이션, 퀴즈와 게임쇼를 별도 포함하기도

한다.

2) 방송 제작 분류 별 특성

37) 컴리서치넷위키 (2015) 방송 프로그램 분류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보도 교양 오락
뉴스

(종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지역뉴스, 북한뉴스, 국제뉴

스, 경제뉴스, 기상뉴스, 스

포츠뉴스, 비정규 편성보도

(기자회견, 재난방송, 특별행

상중계 등)) 

시사정보 드라마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쇼
생활정보 오디션·서바이벌
토론 토크쇼

교육·문화예술 코미디
- 영화
- 음악쇼
- 스포츠

애니메이션, 퀴즈와 게임쇼

[표 2-1]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프로그램

방송 형태
보도 교양 오락

실 스튜디오 ·뉴스
·토론, 교육·문화예
술

·버라이어티 쇼, 오
디션·서바이벌, 토

[표 2-2] 방송 제작 분류 및 특성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22

내

촬

영

크쇼, 코미디, 음악
쇼

제작특성

·고정 세트장 이용
  - 1회 분량 및 

카테고리마다 

다양한 제작유형 

존재 (야외취재, 

ENG 취재 등)

·고정 프로그램에 
한정

·버라이어티쇼(예능)
실내스튜디오

  - 장소대관 진행

·오디션 서바이벌, 
코미디, 음악쇼

  - 1회 실내세트장 

설치

중계방송 - -
·오디션·서바이벌, 

음악쇼, 스포츠

제작특성 - -

·세트장 설치 안함
  - 소수의 카메라 

스태프만 참여

실

내

+

야

외

활

동

세트촬영 -
·토론, 
  교육·문화예술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음악쇼

제작특성 -

·실내세트장 이용
  - 1회 방송마다 

설치 및 제거 

반복 프레임구성

·버라이어티쇼(예능) 
야외스튜디오

  - 예능 컨셉별 

달라지는 

촬영장소 및 

세트규모

·토크쇼 
  - 야외 촬영 가능

생방송 ·뉴스 -
·오디션·서바이벌, 
음악쇼, 스포츠

제작특성

·자연재해
  (태풍, 장마 등),
  빅이벤트(월드컵 
등) 시 진행

-

·오디션·서바이벌 
  - 이벤트성 제작

·스포츠
  - 세트장 없이 

카메라 스태프만 

대동
로케이션 - - ·드라마, 영화

제작특성 - -
·실내, 현지 촬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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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 2—2]와 같이 가로축은 방송법의 기능에 의한 분류인 보도,

교양, 오락으로, 세로축은 방송 제작 분류별로 결합하여 세부 방송프로그램을

파악했다. 또한 각 방송 형태에 따라 제작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그림 2-3]과

[표 2-1]에서 정리한 개념을 조합하여, 그 조합에 해당되는 방송 종류를 기입하

였고 그 특성을 가로, 세로축에 기반 하여 분석하였다. 도출된 제작특성은 향후

현장조사 시 확인한 위험점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제작의 위험

도를 산출하고 안전관리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활용 할 것이다.

덧붙여 ‘방송제작 분류별 특징, 프로그램 차이 등’ 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

면 대부분 외주제작 현황, 프로그램 유통 방법, 해외 방송 연구와 관련된 연구

들이 노출된다.38)39)40)41) 즉, 방송 프로그램 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방송형태를 실내촬영에 속하는 스튜디오촬영, 중계방송, 야외촬영에 속하

는 올 로케이션, 실내촬영과 야외촬영이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세트촬영, 생방

송, 로케이션으로 총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제작 별 특성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38) 오하영 외 (2017)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39) 정윤경 외 (2005) 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40) 김영덕 외 (2005) 일본방송 개방과 대응 전략
41) 강만석 외 (2004) 중국 디지털 방송 연구

야

외

촬

영

올로케이션
·문화예술, 다큐멘터
리

·드라마, 영화

제작특성

·고정된 장소 없이 
회차 컨셉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며 촬영 
  (고프로, ENG 카메
라등 비교적 가벼
운 카메라 이용)

·프로그램의 도입부
분은 실내촬영으로 
진행하기도 함

·생생한 배경 위해
  현지 촬영 진행
  - 환경적 제약이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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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형태는 집약적으로 촬영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

하는 것을 뜻한다.42) 스튜디오 촬영은 방송 뿐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부문

에서 일상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가장 큰 이유는 장소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언제나 같은 조건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우, 태풍 등의 환경적인 위험 요소는 배제할 수 있지만, 만들

어 놓은 스튜디오의 설비가 노후 되었는지 일정한 주기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중계 형태의 방송은 방송국 내 스튜디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43) 주로 스포츠, 야외 음악쇼, 자연재해 등 밖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포맷을 가지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실내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

경적인 위험·유해요소가 전혀 대비되지 않는다. 또한 설비물 이동, 중계차 이동
시에도 다양한 위험·유해요소가 발견되리라 예상한다.
세트 형태의 촬영은 설치한 세트를 배경으로 스튜디오나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44) 촬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와 마찬가

지로 방송·영화·드라마 등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촬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튜디오 촬영은 뉴스, 교양 등 고정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반

면, 세트촬영은 방송 스케줄이 있을 때 설치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해체하는 식

의 반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트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 수를 감당하기 위해 1회 방송마다 설치 및 제거 반

복 프레임이 구성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이점 때문에 세트장 설

치에서 파악해야 할 위험·유해요소가 많을 거라 예상된다. 또한 야외 세트장 설
치 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점이 많이 발견될 거라 예상되는데, 사고

및 부상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42) 네이버 지식백과 [스튜디오 촬영]
43) 네이버 지식백과 [중계방송]
44) 네이버 지식백과 [세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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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생방송은 스튜디오 또는 현장으로부터 직접 방송하는 촬영 형태이다.45) 중계

방송과 비슷한 작업형태지만 작업환경은 야외, 실내 모두에서 진행되는 차이점

이 있다. 생방송 형태 촬영 시 위험·유해요소는 스튜디오촬영, 중계방송, 세트촬
영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로케이션 형태는 야외와 세트장 촬영을 병행하는 촬영 형태이다.46) 스튜디오

에서 촬영하되, 스튜디오라는 좁은 공간에서 구사하기 힘든 배경조건을 맞추고

여유로운 카메라 워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날씨 등의 불가항력적인 위

험·유해요소가 존재하는 동시에 설비물 수송, 촬영 중 낙하, 전도 등의 위험점

이 고려되며 실내촬영은 세트촬영 형태의 위험·유해요소와 동일하다고 판단된

다.

올로케이션은 방송분 모두 야외촬영으로 진행하는 촬영형태이다.47) 이 또한

중계방송, 로케이션의 야외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유해요소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많은 형태의 촬영 방법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각 형태의 촬영 방법마

다 어떤 위험·유해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중 어떤 촬영 방법이 가장 큰 위험
점을 도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방송 형태

별 제작 특성 및 현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또한, 각각 특성 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유해요소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의 체계 및 특성을 정리하고 위험점을 정

의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45) 네이버 지식백과 [생방송]
46) 네이버 지식백과 [로케이션]
47) https://tip.daum.net/question/890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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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송 재해현황

1. 산업재해 상황 분석

과거 방송제작현장의 재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4∼2018년 (5년간) 산업

재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5년간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총 419,718건이 존재

하였다. 그 중 방송, 무대, 드라마, 영화, 세트장, 공연 6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방송제작과 관련된 사고를 걸러낸 결과 497건의 사고가 검색되었다. 하지만

497건의 사고 중 방송제작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고

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2차적인 분류가 필요했다. 최종적으로 방송제작현장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164건으로 정리 되었다.

[그림 3-1] 산업재해 근로손실일수

분석된 164건의 재해사고의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하기 위해 1개월 미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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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5가지 범주

로 구분하여 사고의 경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3-1]과 같이 근로손실

일수 1개월 이내는 25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54건, 근로손

실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6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7건, 근로손실일수 1년 이상은 12건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근

로손실일수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상대적으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송 제작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재

해가 결코 가벼운 단순 재해가 아님을 증명한다.

1) 제작유형별 산업재해와 근로손실일수
5년간의 산업재해를 제작유형에 기반하여 [그림 3-2]와 같이 구분해 보았다.

[그림 3-2] 제작유형별 산업재해 상황 분석

그 결과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드라마 14건, 영화 1건,

시사 및 오락 68건, 야외무대 55건, 실내공연 26건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시사

및 오락은 다큐멘터리, 생방송 취재, 예능의 야외촬영 등의 제작 방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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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실내외에서 방송이 제작 되었으며, 그 중 사고는 실내에서 37건, 야외에

서 31건이 발생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실내 촬영 시간이 많은 시사 및 오락 촬

영현장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야외촬영 시 사고가 더 많이 발생 하였다고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외무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뿐 아니라

일어난 사고 건수가 실내공연 사고건수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실내공연과 비교해 야외무대에서 산업 재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작 비율 대비 야외무대 및 공연의 재해율이 높다는 것

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3] 제작장소별 근로손실일수

제작장소별 근로손실일수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3]

과 같이 실내외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내는

야외 13건, 실내 12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야외 28건, 실내

25건, 근로손실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야외 26건, 실내 19건, 근로손실

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야외 14건, 실내 14건, 근로손실일수 1년 이상은

야외 7건, 실내 6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근로손실일수 1년 이상 야외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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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건의 사망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실내외 산업

재해의 근로손실일수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고유형별 산업재해와 근로손실일수
산업재해 상황분석을 사고유형별 측면에서 [그림 3-4]와 같이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고 유형을 총 8가지로 분류하였다.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절단·베임·찔림으로 분류

하여 산업재해 상황분석 및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3-4] 사고유형별 산업재해 상황 분석

[그림 3-4]와 같이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깔림·뒤집힘

사고는 8건, 끼임 사고는 6건, 넘어짐 사고는 40건, 떨어짐 사고는 45건, 물체에

맞음 사고는 14건, 부딪힘 사고는 13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은 19건, 절단·

베임·찔림 사고는 18건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넘어짐과 떨어짐 사고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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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고건수를 차지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무대 설치 및 해체 작업 특성

상 고소 작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고 유형은 무대 가설물 제작 시 발생 가능한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

히 떨어짐 사고에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한 만큼 고소 작업이 많은 현장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5]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1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8건 차지하는 깔림·뒤집힘 사고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5]와 같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내는

2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3건, 근로손실일수 3개월 이상 6개

월 이내는 2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 1건, 근로손실일수 1년 이상

은 0건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방송현장의 깔림, 뒤집힘

재해의 경중 또한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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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2

방송 제작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6건 차지하는 끼임 사고 근로

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6]과 같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내는 2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건, 근로손실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0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건, 근로손실일수 1년 이상

은 0건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끼임사고의 경중은 평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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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3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40건 차지하는 넘어짐 사고 근

로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7]과 같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내는 6

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9건, 근로손실일수 3개월 이상 6개

월 이내는 20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6건, 근로손실일수 1년

이상은 0건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른 사고에 비해 넘

어짐 사고의 경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의

초점이 고소작업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Ⅲ.방송 재해현황 ‥‥ 33

[그림 3-8]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4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가장 많은 45건을 차지하는 떨

어짐 사고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8]과 같이 근로손실일수 1개

월 이내는 3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8건, 근로손실일수 3개

월 이상 6개월 이내는 15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10건, 근로손

실일수 1년 이상은 8건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방송제작

현장의 떨어짐 재해는 장기간 근로손실일수를 요하며,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해서는 떨어짐 재해가 발생 가능한 고소작업 등의 중점적 관리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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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5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14건 차지하는 물체에 맞음 사

고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9]와 같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내

는 1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7건, 근로손실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는 3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2건, 근로손실일수 1년

이상은 1건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낙하 또는 비래하는 물체에 맞음 사고 또

한 사고의 경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소작업 시 체결불량 등에 의한 낙

하물 등의 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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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6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13건 차지하는 부딪힘 사고 근

로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10]과 같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내는 5

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6건, 근로손실일수 3개월 이상 6개

월 이내는 2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0건, 근로손실일수 1년 이

상은 0건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른 산업재해대비 위

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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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7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19건 차지하는 불균형 및 무리

한 동작의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11]과 같이 근로손실일수 1

개월 이내는 2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8건, 근로손실일수 3

개월 이상 6개월 이내는 4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5건, 근로손

실일수 1년 이상은 0건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 근골격계질

환 등의 누적외환성 질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방송 제작현장 작업자에게 적당

한 수준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점, 중량물 취급 시 기본적으로 물체를

드는 작업의 인간공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점 등이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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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사고유형별 근로손실일수8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총 164건 중 18건 차지하는 절단·베임·찔림

사고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3-12]와 같이 근로손실일수 1개월

이내는 4건, 근로손실일 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7건, 근로손실일 수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는 3건, 근로손실일수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2건, 근로손실일

수 1년 이상은 2건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의 경중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

며 현장에 투입된 목수의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계기구의 기본적 안전방호구 설치와 확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

다.

3) 방송 제작현장 산업재해 분석의 교훈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약 42만

건의 산업재해 중 방송제작 관련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방송제작 형태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제작현장에 관심을 집

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즉, 본 연구와 유사한 선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38

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는 본 연구는 방송제작현장의 재해 특성을 정리하

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고소작업과 야외제작현장의 재해가 빈도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

고의 강도 또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소작업이 존재하는 야외 방송 제작현장에 초점을 두

고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실내 방송 현장 또한 야외현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규명하고 안전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피는 것

에 집중하였다.



Ⅳ.방송 현장 실태조사 ‥‥ 39

IV. 방송 현장 실태조사

1. 개요

1) 방송 촬영현장 방문 의의
방송·영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에 맞춰 방송영상 촬영 시설 및 제작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촬영 현

장의 위험점과 복잡도 또한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

성을 띄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방송제작 분류

및 특성에 기반하여 각 현장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안전공학적 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 분석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송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촬영현장 및 시설을 살폈다. 방송

촬영현장은 분야나 장소에 따라 시설과 규모 그리고 시설물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장 방송 재해현황’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야외시설물과 고소작업이 존재하는 현장을 주로 확인

하였다. 현장방문 시에는 촬영현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위험

성을 평가하고자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와 작업자 설문을 개발하여 활용하였

다. 개발된 설문과 체크리스트의 개요는 ‘2장 연구 방법론’에서 논의 되었다. 또

한, 자세한 체크리스트와 설문의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 조사 방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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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방송 작업환경의 체계 및 특성을 정리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 환

경의 유해·위험요인 정의하고, 향후 방송 작업환경에 대한 제도적-시스템적 개
선을 통한 방재 대책의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사가 다른 조사와 구별되는 점은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의 방송 제작 현장 스태프에 대한 조사들은 스태프의 계약문제와 노동과 복지

등의 근로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스태프의 대부분 불합리한 복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도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태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휴먼

에러를 겪는 상황이 아닌, 사고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제작환경을 고려하여

작업현장에 대해 차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현장 담장자의 집중면접과 작업자의 설문을 우선 실시하

였다. 집중면접은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제작환경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스태프들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함으로서

유해·위험요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집중면접을

통해 해당 현장의 작업특성 및 순서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이후 작업현장

실태와 작업과정의 절차를 전문가 관측을 통해 정리하였고, 작업 절차에 기반

해 작업별 위험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험점을 정량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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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방송 촬영현장 현황

1) 현장조사 진행현황
본 조사는 총 10곳의 현장조사를 목표로 하였고, 10곳의 방송촬영현장을 [표

4-1]과 같이 방문하여 유해·위험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진행

상황

순

서
현장조사 일정 및 시간 장소 및 조사

완료

1 실내세트장 1 05/15 08:00 ∼ 05/16 20:00
서울 실내스튜디오 무대설

치 및 해체작업

2 야외무대 1
05/13 13:00 ∼ 05/13 23:00

05/16 23:00 ∼ 05/17 08:00

부산 야외무대 설치 및 해

체 작업

3 야외무대 2
05/19 17:00 ∼ 05/20 02:00

05/23 22:00 ∼ 05/23 08:00

부산 야외무대 설치 및 해

체 작업

4 실내세트장 2
07/02 07:00 ∼ 07/03 12:00

05/23 22:00 ∼ 05/23 08:00

서울 실내스튜디오 무대설

치 및 해체작업

5 실내세트장 3 07/03 09:00 ∼ 07/02 12:00
서울 실내스튜디오 무대설

치 및 해체작업 

6 야외무대 3
07/21 10:00 ∼ 07/21 21:00

07/24 20:00 ∼ 07/25 02:00

울산 야외무대 설치 및 해

체 작업

7 야외무대 4 
07/24 11:00 ∼ 07/24 17:00

07/26 16:00 ∼ 07/26 23:00

울산 야외무대 설치 및 해

체 작업

8 야외무대 5 07/29 08:00 ∼ 08/20 21:00 부산 야외무대 설치 작업

[표 4-1] 방송촬영현장조사 진행현황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42

2) 현장조사 결과

(1) 실내 세트장1(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실내 스튜디오 형태로 방송을 제작하는 곳

이다. 방송촬영이 끝난 후 해체부터 다음 방송촬영을 위한 또 다른 무대를 설

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

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설치 및 해체팀, 음향 설치팀 그리고

조명 설치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 대략 35명 정

도였다. 특히, 무대 설치 및 해체팀의 경우 전체 필요인원 35명 가운데 20명으

로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실내세트장 4 08/20 08:00 ∼ 08/20 22:00
서울 실내스튜디오 무대 

설치작업

10 실내세트장 5 09/05 09:00 ∼ 09/05 17:00
서울 실내스튜디오 무대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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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작업 순서는 [그림 4-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앞선 방송이 끝난

후 해당 방송에 사용된 소품 및 조명 철수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등 방송장비

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트장 해체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 실내 세트장1 작업순서

[그림 4-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앞선 방송이 종료되고 나면 해당 방송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소품 및 조명을 가장 먼저 철거하여 세트장 해체작업을 용이

팀 명 인원

무대 설치 및 해체 20명 내외

음향 설치 5명 내외

조명 설치 10명 내외

총 35명 내외

[표 4-2] 총 인원 및 팀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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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킨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해체작업의 마지막 작업인 세트장 해체작업에

서는 앞선 방송에서 사용되었던 가벽(무대 수직자재)과 바닥자재 등을 해체한

후 이동용 대차에 싣고 약 30∼40m 정도의 거리를 이동 후 건물 내에 이들을

보관한다. 모든 가벽 및 바닥자재 등이 철거되고 나면 이를 지지하기 위해 설

치되었던 강관비계 구조물을 해체한 후 철거하고, 다음 방송을 위한 설치작업

을 수행한다. 설치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조명 세팅작업이며 이를 위해 천정

에 매달려 있던 모든 조명을 지상으로 하강 시킨 후 다음 방송에 필요한 조명

의 설치 및 해체 그리고 각도 조절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그 이후의 작업들은

해체작업의 역순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작업순서에 따른 해당 작업의 개

요를 [표 4-3]에서 나타내었다.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소품 및 조명 철수
- 방송이 끝난 후 해당 방송에 사용된 소품 및 조명 등을 

철거하는 작업

2
카메라 등 

방송장비 철수

- 방송이 끝난 후 세트장 해체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장비보호를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

3 세트장 해체

- 이전 방송에 사용된 가벽, 바닥자재 등을 해체 한 후 

이동용 대차에 실어 옆 건물로 옮긴 후 실내에 보관 

(대략 30∼40m 이동)

- 모든 가벽 및 바닥자재 등을 철거하고 난 후 가벽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강관비계 해체

4 조명 세팅

- 모든 조명을 지상으로 하강 시킨 후 다음 방송을 위해 

조명의 위치를 변경시키고 조명의 각도를 조절하는 

작업

[표 4-3] 작업 순서 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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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앞서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 설치 및 해체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을 하였

고 각 작업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4]에 나타내었다.

5 세트장 설치작업

- 다음 방송을 위해 옆 건물에서 보관하고 있던 가벽, 

바닥자재 등을 이동용 대차를 이용하여 방송촬영 

건물로 이동 시킨 후 설치하는 작업

6 소품정리
- 다음 방송에 필요한 각종 소품들을 사전 협의된 위치에 

정렬시킴

7 촬영 -다음 방송을 촬영함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소품 및 

조명 철수

·중량물 미표기, 그립 

없음

·시간적 제약 : 제한된 

시간 내 끝내기 위한 

빠른 작업속도

근골격계질환

세트장 해체

·안전대 걸이 부재

·부분적 동시 작업

·작업장 바닥 정리 미

흡

·공간적 제약으로 가설 

구조물 설치 : 고박 대

상물 부족

·시간적 제약

추락, 충돌, 전도

조명세팅

·조명, 공구 등의 낙하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중량물 및 단순 작업

을 인력에만 의존

·시간적 제약

·투자의 부족
낙하, 근골격계 질환

[표 4-4]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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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살펴보면, [그림 4-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중

량물에 대한 무게표시를 육안으로 쉽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러한 운반 작업이 1시간 이상 수행됨에도 불구

하고 인력에 의해 모든 중량물이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는 다음

해체 작업을 위해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

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형태로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

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2] 중량물 표시 미비 및 중량물 이동

세트장 해체작업의 경우 [그림 4-3]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추락재해예방

을 위해 해당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으나, 안전대 걸이시설이 설

치되지 않아 추락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통

·안전화 미착용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턱끈 미착용

·관리 부족

·투자의 제약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근골격계질환(질병재해)

추락, 충돌, 전도, 낙하

(사고성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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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들이 동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작업자 간 충돌, 작업자와 장비

및 자재와의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방송무대 설치를 위해 약

10㎝ 높이의 바닥자재를 그대로 둔 채로 철거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도사

고가 발생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결국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빨리 작업을 끝내

기 위해 위험을 무시하는 등의 안전의식의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명

세팅 작업에서는 2시간 이상 중량물을 들고 매달고 각도를 조정하는 작업

을 수행하는데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위험성이 높으며, 근본적

으로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데 인력이 아닌 기계·기구 활용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4-3] 안전대 미착용 및 동시작업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여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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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6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험

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2.8점으로 나타났

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4건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즉, 본 현장에서는 Man(인적 요인)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전작업 수칙 미비,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기본적인 안전조

치의 미흡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Machine(기계적 요인)에서 안전대 부착설비의 미설치, 2m 이상 비계

설치규정 미준수와 Media(물질/환경적 요인)에서 가설통로의 설치 및 구조 기

준 미준수 및 낙하로 인한 사고 예방조치 미준수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2) 실내 세트장2(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 4-4]와 같이 기본적으로 무대가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더불어 조명, 음향 및 스크린 설비 등이 갖춰져 있

는 현장이다. 이로 인해 세트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인원은 타 현장에 비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70 2.1 3

Man

(인적 요인)
60 2.8 4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74 2.1 3

Management

(관리적 요인)
86 1.7 0

[표 4-5]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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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팀별 소요인원은 [표 4-6]와 같다. 방송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해·위험

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림 4-4] 실내 세트장2 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

뷰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음향팀, 조명팀, 녹화팀, 진행/

연출/영상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팀별 필요인원 2∼3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 기본적으로 무대, 음향, 조명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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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은 이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음향 및 조명 그리고 스

크린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다. 이로 인해 무대설치 및 해체의 과

정은 없기 때문에 [그림 4-5]와 같이 가장 먼저 음향, 조명 및 무대의 기본

세팅작업을 실시하고, 음향 및 조명의 조정 및 추가설치 작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녹화장비를 반입한 후 세팅작업을 실시한다. 기 설치된 조명 및

음향을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 다음으로 방송을 위한 진행, 연출, 영상 조정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림 4-5] 실내 세트장2 작업순서

팀 명 인원

음향 설치 및 조정 2명 내외

조명 설치 및 조정 3명 내외

녹화 3명 내외

진행, 연출, 영상조정 2명 내외

총 10명 내외

[표 4-6] 총 인원 및 팀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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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에서는 각 작업 순서 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본 현장의 녹화방송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8]

과 같이 나타내었다.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음향 설치 및 조정

- 기본적인 음향장비는 강단에 고정 설치되어 있기 때문

에 스탠드형 음향장비 2∼3개와 음향조절장치 1개를 인

력으로 옮긴 후 설치하는 작업. 설치 후 2인 1조로 음

향 체크함

2 조명 설치 및 조정

- 기본적인 조명장비는 강단에 고정 설치되어 있기 때문

에 기 고정된 조명을 하강 후 각도 조정 작업 후 다시 

리프팅 후 밝기 조정하는 작업

3 녹화
- 녹화방송을 위해 스탠드형 카메라 3대, 지미짚 1대, 소

형카메라 다수를 인력으로 옮긴 후 설치하는 작업

4 진행, 연출, 영상조정

- 진행 및 연출은 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방송 동선 체크 및 소품설치. 영상조정 작업은 무대에 

고정 설치된 스크린을 하강한 후 영상 초점 및 크기 

조정하는 작업  

[표 4-7] 작업 순서 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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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의 시설적 특수성(장점)으로 인해 작업 중 근로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시설물 설치 및 해체작업은 없으며, [그림 4-6]과 같이 일부 중

량물 이동작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녹화현장은 비교적 작업

의 선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만,

모든 근로자들이 보호구의 기본이 되는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녹화방송이 끝난 후 정해진 시간(계약된 대여시간)내에 철거하기 위해 동시

작업이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녹화

·스탠드 카메라 및 지

미짚과 같은 중량물 

이동 및 설치 시 중량

물 미표기

·좁은 공간 여러 대의 

카메라 설치

·카메라 주변 전선 관

리미흡

·공간 부족

·사전협의 부족

·시간적 제약

·작업자간, 작업자와

  장비간의 충돌

·전도

공통 ·안전보호구 미착용
·관리 부족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근골격계질환(질병재해)

충돌, 전도(사고성재해)

[표 4-8]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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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량물 이동작업 및 보호구 미착용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흡

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7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험

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1.9점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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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1건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즉, 본 현장에서는 Man(인적 요인)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전작업 수칙 미비,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기본적인 안전조

치의 미흡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100 1.0 0

Man

(인적 요인)
78 1.9 1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100 1.0 0

Management

(관리적 요인)
100 1.5 0

[표 4-9]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3) 야외 무대1(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부산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 4-7]과 같은 야외무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곳이다. 야외무대에서 공연이 끝난 후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상

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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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야외무대1 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

뷰를 통해 공연장 해체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해체팀, 음향 해체팀, 영상 해체팀,

조명 설치팀 그리고 트러스 해체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 대략 25명 내외였다. 특히, 무대 해체 및 트러스 해체팀의 경

우 전체 필요인원 25명 가운데 1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팀 명 인원

무대 해체 8명 내외

음향 해체 3명 내외

영상 해체 3명 내외

[표 4-10] 총 인원 및 팀별인원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56

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작업 순서는 [그림 4-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앞선 야외무대

행사가 끝난 후 무대, 음향, 영상장비의 동시철수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트러스 해체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야외무대 행사가 종료되고 나면 해당

야외무대에서 설치되었던 무대용 바닥자재, 음향장비, 영상장비를 동시에

철거하고, 전동장치에 의해 조명을 하강 시킨 후 조명을 철거한다. 마지막

으로 세로 및 가로 방향으로 설치되었던 트러스를 해체 후 철거한다. 이와

같은 작업순서에 따른 해당 작업의 개요를 [표 4-11]에서 나타내었다.

조명 해체 3명 내외

트러스 해체 8명 내외

총 25명 내외

[그림 4-8] 야외무대1의 작업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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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무대 철수

- 행사를 위해 설치되었던 자재와 시스템비계를 철거하는 

작업

- 자재들을 인력으로 먼저 트럭에 실은 후 화물차량으로 

이동 및 보관 

음향 장비 철수

- 전동 설비를 이용해 장비를 들어 올림

- 장비 밑부분을 손으로 잡고, 방향을 조정해 장비 바로 

아래 있는 상자에 담음 

영상 철수

- 합판을 망치와 노루발못뽑이로 제거

- 스크린이 설치 된 높이가 약 2.4m이므로 시스템 비계를 

3개설치

- 다른 작업과는 다르게 영상 제거 시 3명의 근로자가 함

께 일함

- 3층 레이어 근로자는 스크린제거한 후 2층 레이어 근로

자에게 전달. 2층 레이어 근로자는 1층 레이어 근로자

에게 전달. 이 작업을 대략 50번 정도 반복 작업 수행

2 조명 철수

- 1인당 트러스 1줄을 맡아 조명 제거(규모마다 다르지만 

해당 현장은 3줄로 구성)

- 조명 설치 시 1차로 고리, 2차로 안전선 설치

3 트러스 철수

- 조명 철수하기 위해서는 트러스를 하강 시켜주는 것이 

필수

- 기둥과 가로보 트러스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기둥을 옆

으로 쓰러뜨려 해체

- 쓰러뜨린 기둥을 2-3명의 근로자가 옮기고, 4개의 기둥

을 철수한 뒤 가로보 트러스 철수 

[표 4-11] 작업 순서 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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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야외무대 공연 후 해체작업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12]에 나타내었다.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음향장비 

철거

·중량물 미표기, 그립 
없음

·리프팅 설비 낙하방지
조치 미흡

·인력에 의한 중량물 
들기 및 이동작업

·시간적 제약: 제한된 
시간 내 끝내기 위한 
빠른 작업속도

·안전지식 및 안전의식 
부족

근골격계질환,
중량물 들기, 
작업 중 손부위 협착위
험

스크린 철거

·합판 해체 시 주변 신
호수 역할자 없음

·동시작업이 지속적으
로 진행됨

·영상 스크린 해체 및 
이동시 수직 (위에서 
아래로 전달)작업 및 
인력에만 의존함

·비계 해체 작업 시 안
전대, 안전화, 안전모 
미착용

·시간적 제약: 일부 팀
들은 해체 작업 후 타 
현장 설치작업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작업
완료

·이로 인해 타 팀들과 
동시작업을 수행

·안전작업을 위한 매뉴
얼 또는 수칙 없이 지
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

·안전지식 및 의식부재

추락, 붕괴, 협착, 전도, 
낙하, 근골격계 질환

트러스 철거

·조명, 공구 등의 낙하 
사고조치 미비

·해체 시 약 2m 높이
를 매달려 오르고 보
호구 없이 고소 작업 
수행

·2시간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인력에 의존

·시간적 제약
·투자의 부족
·발주처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투자부족

  (안전관련 사항을 계
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

추락, 낙하, 근골격계 
질환

[표 4-12]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Ⅳ.방송 현장 실태조사 ‥‥ 59

또한 음향장비 철거 작업 시 [그림 4-9]와 같이 중량물 미표기 및 적절

한 그립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들기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4-9] 중량물 들기 및 이동작업

스크린 철거 작업 시 [그림 4-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가벽(합판) 해체

시 주변에 신호수 역할자가 존재하지 않고, 영상 스크린해체 작업 시 안전

대, 안전화 및 안전모 없이 비계 위에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

에 영상장비 및 자재를 인력에 의해 수직으로 이동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

공통

·모든 근로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기본적 안전시설 미설
치

·투자의 제약
·안전에 대한 관심 및 
관리의 부족

·발주처의 안전 무관심

다양한 사고성 산업재
해 및 부분적 질병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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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스크린 철거 작업

트러스 철거 작업에서는 [그림 4-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약 2m 높이를

매달려 오르내릴 뿐 아니라 보호구 없이 고소작업을 수행하였고, 트러스에

매달린 조명해체 시 인력에 의해 해체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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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조명 및 트러스 철거 작업

해당 현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대 철거, 음향설비 철거 및 영상

장비 철거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

생되는 주요 재해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현재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금지하

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여전히 이러한 현

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작업

상황을 관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관리자의 부재, 팀장 및 근로자들의 안전

지식 및 안전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발주처는

계약 시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적정 작업시간과 안전보호구 필수 착용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과 같은 안전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

또한 안전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13]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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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

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4.5점으로 나타

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위험 수준은 Man(인적 요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

며, Machine(기계적 요인)의 위험도와 대비하여 Man, Media, Management

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야외 무대2(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부산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 4-12]와 같이 야외무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곳이다. 야외의 넓은 공간에 무대 공연을 위한 설치작업이 이

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41 2.1 1

Man

(인적 요인)
30 4.5 7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44 3.8 6

Management

(관리적 요인)
35 3.3 4

[표 4-13]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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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야외무대2 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

뷰를 통해 공연장 설치를 위한 조직 및 필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설치팀, 조명 설치팀, 음향 설치팀,

천막 설치팀, 영상 설치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

원 대략 14명 내외였다. 또한 총괄관리자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현장은 무대 작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

치팀의 필요인원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 명 인원

무대 설치 (트러스, 비계 운반 및 설치 포함) 5명 내외

조명 설치 2명 내외

[표 4-14] 총 인원 및 팀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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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작업 순서는 [그림 4-1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야외 넓은 공

간에 자재를 실은 차량이 진입한 후 인력으로 시스템 비계 및 트러스 하역

후 설치 작업을 실시한다. 그 후 트러스 기둥 세우기 작업 후 가로 보를 조

립한다. 가로 보 조립 후 인력에 의해 조명을 들고 보에 매달기 작업 및 조

명 각도 조정 작업을 실시한 후 전동 기구에 의해 상부로 올린 후 설치한

다. 다음으로 약 1m 높이의 바닥(단상)을 설치한 후 스크린을 설치하며 마

지막으로 음향기기 설치의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림 4-13] 야외무대2의 작업순서

음향 설치 2명 내외

천막 설치 2명 내외

영상 설치 2명 내외

총괄관리자(사장) 1명

총 14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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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에서는 각 작업 순서에 따른 작업개요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야외무대 설치작업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

한 결과를 아래의 [표 4-16]에 나타내었다.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시스템비계 및 트러스 

설치

- 행사 시작 전 해당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구조물

을 설치하는 작업

- 기둥과 단상을 설치하기 위해 뼈대를 만드는 작업으로 

필수단계

2 트러스 기둥 세우기

- 트러스 기둥은 무대의 전체적인 중심 역할

- 기둥이 있으므로 가로보가 위아래로 움직임 가능

  (조명 설치 수월)

3
가로 보 조립 후  

조명설치

- 가로 보를 지상에서 조립

- 조립된 가로 보에 인력으로 조명을 들고 직접 설치

- 조명 설치 후 각도 조정 후 전동기구에 의해

  수직 이동 후 세로 보와 연결 후 고정 

4 바닥(단상) 설치

- 무대 바닥 설치를 위해 받침대 역할을 위한 틀비계 이

동 및 설치

- 틀비계 설치 작업 후 바닥자재 이동 후 설치

- 바닥자재 설치 후 미끄럼 방지용 비닐자재 설치

  (인력작업)

5 스크린 설치
스크린 고정을 위한 틀비계 설치 후 대형 스크린 2개를 

무대 양쪽에 설치

6 음향기기 설치
무대 중앙 및 양쪽에 음향기기를 인력에 의해 이동 후 설

치

[표 4-15] 작업 순서 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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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및 트러스 설치 작업 시 [그림 4-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모

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보호구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고 작업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강관비계 및 트러스 설치를 위해 인력으로

만 지속적으로 하역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강관비계 및 

트러스 설치

·보호구 미착용
·중량물 표시 없음
·강관 비계의 경우 1명
의 근로자가 여러 개 
들고 지속적으로 이동
작업 수행

·작업인원부족: 인건비 
감소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위험성 인지성 부족

·안전지식 및 안전의식 
부족

근골격계질환, 중량물 
들기, 작업 중 낙하위
험

트러스 기둥 

세우기

·트러스 세우기 작업 
중 줄꼬임 현상 발생 
시 안전대 없이 약 
5m 정도를 올라가서 
작업

·동시작업이 지속적으
로 진행됨

·전동 기구에 의한   
트러스 세우기 작업 
시 주변에 타 작업을 
동시에 수행

·습관적인 불안전 행동
·안전 작업을 위한 매
뉴얼 또는 수칙 없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
로 작업을 수행

·총괄 책임자가 있으나 
안전보다는 작업의 효
율성 위주의 작업지시

·안전지식 및 의식부재

추락, 낙하

바닥(단상)설

치

·인력에 의한 지속적 
이동작업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
한 지식 및 의식부족: 
들기 및 이동 작업 시 
2인 1조가 아닌 1인이 
작업을 수행

추락, 낙하, 
근골격계 질환

공통

·모든 근로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기본적 안전시설
  미설치

·투자의 제약
·안전에 대한 관심 및 
관리의 부족

·발주처의 안전 무관심

다양한 사고성 산업재
해 및 부분적 질병재해

[표 4-16]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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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트러스 및 강관비계 하역 및 운반 작업

트러스 기둥 세우기 및 바닥(단상)설치 작업에서는 [그림 4-15]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줄꼬임 현상 발생 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약 5m 정도의

높이를 매달려 오른 후 줄꼬임 현상을 해결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바닥(단상) 설치 작업에서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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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개의 틀비계를 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들은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

행하였다.

[그림 4-15] 트러스 기둥 세우기 및 바닥(단상)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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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은 과거(3년 전) 야외 공연 중 관객의 추락재해가 발생했던 곳이

기에 발주처가 계약 시 안전관련 사항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하지만, 포함된 안전관련 사항은 관객의 재해예방에 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고 무대 설치 및 해체를 위한 안전관련 사항은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현장은 야외무대 설치 작업이라는 나름의 특성

때문에 비교적 작업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작업속도가 비교

적 천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작업속도에 대한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총괄관리감독의 역할자

역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충분한 작업 시간으로

인해 2명이 수행해야 할 들기 및 이동작업을 1인이 수행하는 등의 부적절

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17]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

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5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

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3.5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6건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위험 수준은 Man(인적 요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Machine(기계적 요인)의 위험도와 대비하여 Man,

Media, Management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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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내 세트장3(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그림 4-16]과 같이 기본적으로 무대가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더불어 조명, 음향 및 스크린 설비 등이 갖춰져 있

는 현장이다.

이로 인해 세트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인원은 타 현장에 비해 매우 적

은 편이었으며 팀별 소요인원은 [표 4-1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총 인원

이 7명 내외이다. 실내 세트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

한 관찰을 통해 유해· 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67 1.7 1

Man

(인적 요인)
55 3.5 6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59 3.3 5

Management

(관리적 요인)
65 2.6 2

[표 4-17]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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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실내 세트장3 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

뷰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1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음향팀, 조명팀, 진행 및 연출팀/영

상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팀별 필요인원 2∼3명 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 기본적으로 무대, 음향, 조명 등이 이미 설치되

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팀 명 인원

음향 설치 및 조정 2명 내외

조명 설치 및 조정 3명 내외

진행, 연출, 영상조정 2명 내외

총 7명 내외

[표 4-18] 총 인원 및 팀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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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은 이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음향 및 조명 그리

고 스크린 등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다. 이로 인해 무대설치 및 해체의 과

정이 없고 또한 관객이 직접 관람만 하는 형태이므로 방송장비 또한 필요

로 하지 않는 현장이다. 작업의 순서는 [그림 4-1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음향, 조명, 무대의 기본 세팅 후 전용 조명을 설치하고 수시로 조명 밝기

및 각도 조정 후 리프팅 과정을 반복하며, 무대에 필요한 가구 및 가벽 등

과 같은 무대 장치 및 소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조명 및 음향 테스트 작업

을 수행한다.

[그림 4-17] 실내 세트장3 작업순서

무대 설치에 소요된 총 시간은 2시간 이내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되었고, 각 작업 별 개요는 [표 4-19]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음향 설치 및 조정 - 강단에 고정된 음향설비를 2인 1조로 음향 체크함

[표 4-19] 작업 순서 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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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본 현장의 무대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

된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20]과 같이 나타내었다.

본 현장의 시설적 특수성(장점)으로 인해 작업 중 근로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시설물 설치 및 해체작업은 없으며, [그림 4-18]과 같이 일부 큰

2 조명 설치 및 조정

- 기본적인 조명장비는 강단에 고정 설치되어 있고 추가

적인 조명을 들고 이동 후 설치(20개 내외) 고정된 조

명을 하강 후 추가적인 조명 설치 및 각도 조정 작업 

후 다시 리프팅 후 밝기 조정하는 작업

3 진행, 연출, 영상조정

- 진행 및 연출은 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방송 동선 체크 및 소품설치. 영상조정 작업은 무대에 

고정 설치된 스크린을 하강한 후 영상 초점 및 크기 

조정하는 작업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조명 설치 

및 조정

·중량물 미표기 및 인

력작업

·중량물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근골격계 질환

진행, 연출, 

영상조정
·보호구 미착용

·보호구 필요성에 대한 

의식부족

·몇몇 큰 규모의 소품 

낙하 및 전도위험

공통 ·안전보호구 미착용
·관리 부족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근골격계 질환 

  (질병재해), 

·낙하, 전도

  (사고성 재해)

[표 4-20]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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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중량물(무대 소품) 및 20개 내외의 조명 이동 및 설치작업이 수행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중량물 이동작업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8] 실내 세트장3의 소품 설치작업

다만, 모든 근로자들이 보호구의 기본이 되는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을 착

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

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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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21]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

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83%로 나타났고, 위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1.8점으로 나타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

면, Machine(기계적 요인), Media(물질/환경적 요인) 그리고 Management

(관리적 요인)의 경우 고 위험요인 빈도수가 모두 0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대 기본시설이 갖춰져 있고, 방송관련 장비 없이 관객만을 대상으로

한 무대 설치 및 해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타 현장 대비 위험수준이 매

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100 1.0 0

Man

(인적 요인)
83 1.8 1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100 1.0 0

Management

(관리적 요인)
100 1.5 0

[표 4-21]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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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외 무대3(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울산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 4-19]와 같은 야외무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곳이다.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위해 설치 및 해체작업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림 4-19] 야외무대3 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2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설치 및 해체팀, 음향 설치팀, 돔

트러스 해체팀, 조명 설치팀 그리고 좌석운반 및 배치팀 총 5개 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 대략 44명 정도였다. 특히, 무대 설치 및 해체팀

의 경우 전체 필요인원 44명 가운데 1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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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돔 트러스 해체에 필요한 인원은 2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일반 사각형 형태의 트러스가 아닌 돔 형태로 설치했

기 때문에 타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 가장 마지막에 중장비(크레인)를 이용해

해체하므로 타 작업에 비해 인력의 소요가 적게 나타났다.

본 야외무대 현장은 지금까지 본 연구진에서 조사한 타 야외무대 현장에 비

해 규모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작업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비교적 규모에 비해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는 작업시간에 대한 여유가 타 현장에 비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해체작업 순서는 [그림 4-2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무대 아

래의 좌석배치 및 정리 작업과 무대 양옆 기둥 트러스 해체작업 그리고 무

대 바닥 해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 후 천막 및 조명철수 작업이 동

시에 진행되었다.

팀 명 인원

무대 설치 및 해체 16명 내외

음향 설치 5명 내외

돔 트러스 해체 2명 내외

조명 설치 6명 내외

좌석운반 및 배치 5명 내외

총 44명 내외

[표 4-22] 총 인원 및 팀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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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야외무대3 작업순서

본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작업 가운데 특히 위험하다 판단되는 작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요는 [표 4-23]에서 간략히 설명하

였다.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좌석정리

- 약 8,000여개 플라스틱 의자를 철수하는 작업

- 1팀 당 2,500여개 좌석을 약 2시간(팀당) 동안 4∼5명이 

인력으로 이동 후 차량 적재

- 1인당 한번에 10개씩 지속적으로 운반

2 LED 및 영상스크린 제거
- 대형 영상 스크린 설치

- 배경 효과를 위한 LED 추가 설치(약 50개 이상) 

3 천막 철수

- 돔 트러스에 묶여진 천막 고정끈 제거

- 모든 고정끈 제거 후 한쪽에서 잡아당겨 천막을 제거

하는 작업

4 무대 위 조명 철수

- 돔 트러스에 세팅한 조명을 철수하는 작업

- 돔 트러스에 직접 올라가 전선을 제거한 후 조명을 끈

으로 묶어 아래로 이동시킴

[표 4-23] 작업 순서 별 개요



Ⅳ.방송 현장 실태조사 ‥‥ 79

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본 음악관련 야외무대 설치 및 해체작업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24]에 나타내었다.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좌석정리

·좌석 1개당 무게 
1.9kg 으로 1회 운반
시 20kg에 달하는 중
량물로 취급됨

·팀당 2시간 이내에 작
업을 끝내야 하는 시
간적 제약

·중량물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장시간 중량물 취급 운
반으로 인한 요통발생 
위험

LED 및 

영상스크린 

제거

·중량물 미표기 및 인
력에 의한 작업

·중량물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장시간 중량물 취급 운
반으로 인한 요통발생 
위험,
취급부주의로 인한 낙
하사고의 위험

천막 철수 ·안전대 걸이 미설치
·고소작업임에도 추락
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추락위험(20m)

무대 위 조명 

철수

·안전대 걸이 미설치 
·중량물 미표기

·투자의 제약
·고소높이에서 이루어
지는 중량물 취급작업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비

추락 및 낙하 위험

공통
·안전보호구 미착용 
·일반인 접근 조치 미
비

·관리체계의 부족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추락, 낙하 및 전도 등 
사고성 재해예방 미흡

[표 4-24]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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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그림 4-21]과 같이 1개당 1.9㎏ 해당하는 좌

석을 최소 10개(최소 20㎏) 이상씩 1인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4-21] 야외무대3 좌석이동 및 배치작업

스크린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그림 4-2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린

설치 및 해체 시 주변에 신호수 역할자가 존재하지 않고, 작업자들은 안전

대, 안전화 및 안전모 없이 비계 위에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

한 아무런 장비 없이 중량물 표시가 없는 스크린 자재를 인력에 의해서만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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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스크린 설치 및 해체작업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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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

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agement(관리적 요인)이 24%로 가장 낮게 나

타났고, 위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Media(물질/환경적 요인)이

3.3점으로 나타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는 Man(인적 요인)과

Media(물질/환경적 요인)이 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위험 수

준은 기계적/관리적 위험도 대비 인적요인 및 물질/환경적 요인에 대한 위

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야외 무대4(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바다 모래사장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 4-23]와 같은 야외무대

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곳이다.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위해 설치 및 해체작업

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47 2.8 3

Man

(인적 요인)
35 3.1 4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47 3.3 4

Management

(관리적 요인)
24 2.2 3

[표 4-25]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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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야외무대4 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2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설치 및 해체팀, 음향 설치팀 및 해

체팀, 영상 설치 및 해체팀, 조명 설치팀, 좌석운반 및 배치팀 그리고 천막설치

및 해체팀 총 6개 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 대략 18명 정도

였다. 지금까지 조사한 야외무대 설치 및 해체의 경우 대부분 무대설치 및 해

체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으나, 본 현장은 팀별로 3∼4명 정도씩 소요되는 인

원의 수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팀 명 인원

무대 설치 및 해체 4명 내외

음향 설치 및 해체 3명 내외

[표 4-26] 총 인원 및 팀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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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설치작업 순서는 [그림 4-2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트러스 설

치 후 트러스 기둥아래 나무판자를 설치하여 트러스의 전도 및 붕괴를 방

지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무대바닥 및 무대 배경 설치부터 마지막

으로 조명 및 음향 테스트 및 각종 전선 케이블 연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4-24] 야외무대4 작업순서

본 현장은 타 야외무대 설치 장소와 달리 평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

영상 설치 및 해체 3명 내외

조명 설치 및 해체 4명 내외

좌석운반 및 배치 2명 내외

천막설치 및 해체 2명

총 18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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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반의 안정성 및 무대설치 자재에 대한 고정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 또한 큰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타 야외무대와 다른 형태의 위험점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표

4-27]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본 야외무대 설치작업의 경우 타 야외무대 설치 및 해체작업과는 달리

무대설치 장소가 수평이 아닌 점과 바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

인의 결과를 아래의 [표 4-28]에 나타내었다.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트러스 기둥 아래 

나무판자 설치 작업

- 트러스 설치 후 수평이 아닌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

- 수평이 아닌 트러스 기둥을 1명의 작업자가 직접 들고, 

나머지 작업자가 나무판자를 놓는 작업을 반복(최소 

2명의 작업자 필요)

2 바람막이 설치

-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트러스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 설치해둔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인력으로 한판 씩 설치 

[표 4-27] 작업 순서 별 개요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트러스 기둥 

아래 나무판자 

설치 작업

·중량물 미표기 및 인
력작업

·안전장갑 미착용

·중량물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근골격계 질환,
중량물로 인한 협착
사고 위험

[표 4-28]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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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이동 및 철거 작업 시 [그림 4-25]와 같이 1개당 1.9㎏ 해당하는 좌

석을 최소 10개(최소 20㎏) 이상씩 1인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안전화의 경우 좌석 운반 및 배치 중 발생될

수 있는 좌석의 낙하사고로 인한 발등 보호 및 모래 속에 이물질을 밟았을

때 발바닥 보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본 현장은 모래바닥이며 수평이 다소 맞지 않은 지반이기 때문에 [그림

4-2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비계 하단부에 깔판을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였다. 야외무대 현장이 모래바닥인 점과 해안가의 돌풍 등으로 인해

비계 구조물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바람막이 설치
·추락 및 중량물 낙하 
방지망 미설치

·보호구 필요성에 대한 
의식부족

·안전보다는 작업 마무
리에 초점을 두고 작
업

추락 위험,
중량물 낙하 위험

공통 ·안전보호구 미착용 
·관리체계의 부족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근골격계 질환(질병해
재), 낙하, 추락 및 전
도(사고성 재해)

[그림 4-25] 야외무대4 좌석 배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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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공연이 끝난 후 가조립된 무대 배경용 합판을 해체하는 작업 중인 근로자

들은 [그림 4-2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모 및 안전화조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

고 있었다. 특히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 또는 설비적으로 제대로

[그림 4-26] 야외무대4 깔판을 이용한 무대 수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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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중 추락을 대비한 안전난간 또한 제대로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29]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

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1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

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3.7점으로 나타

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위험 수준은 기계적/물질/환경적/관리적 위험도 대비

인적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야외무대4 비계 위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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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야외 무대5(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부산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 4-28]과 같은 야외무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곳이다.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위해 설치 및 해체작업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56 1.7 4

Man

(인적 요인)
10 3.7 7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41 3.4 2

Management

(관리적 요인)
29 3.6 3

[표 4-29]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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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야외무대 5 설치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3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설치 및 해체팀, 음향 설치팀 및 해

체팀, 영상 설치 및 해체팀, 조명 설치팀, 좌석운반 및 배치팀 그리고 천막설치

및 해체팀 총 6개 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 대략 31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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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총 31명 가운데 무대 설치 및 해체팀의 인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

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설치작업 순서는 [그림 4-2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물

설치 및 수평 맞추기 작업부터 영상 및 조명 설치 작업의 순으로 진행되었

다.

[그림 4-29] 야외무대5 설치작업 

팀 명 인원

무대 설치 및 해체 12명 내외

음향 설치 및 해체 5명 내외

영상 설치 및 해체 4명 내외

조명 설치 및 해체 5명 내외

좌석운반 및 배치 3명 내외

천막설치 및 해체 2명

총 31명 내외

[표 4-30] 총 인원 및 팀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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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은 타 야외무대 설치 장소와 달리 평지가 아닌 모래에 무대를 설

치함으로써 타 현장에 비해 수평 맞추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

며, 더불어 이에 대한 위험성 또한 큰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타 야외무대와

달리 본 현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작업에 대해 [표 4-31]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본 야외무대 설치작업의 경우 타 야외무대 설치 및 해체작업과는 달리

무대설치 장소가 수평이 아닌 점과 바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

인의 결과를 아래의 [표 4-32]에 나타내었다.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구조물 설치

·중량물 미표기 및 인
력작업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안전대 
걸이 미설치

·중량물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고소작업 중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낙하 
및 추락위험

근골격계 질환,
낙하 및 추락사고

공통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안전보호구 미착용 

·관리체계의 부족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근골격계 질환(질병해
재), 낙하, 추락 및 전
도(사고성 재해)

[표 4-32]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구조물 설치

- 중량물에 해당되는 구조물 기둥을 트럭에서부터 무대까

지 혼자서 운반하여 옮김

- 기둥 설치 시 상하 작업으로 진행(인력에 의해 아래에

서 위로 전달)

[표 4-31] 작업 순서 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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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에서는 타 야외무대 현장과 달리 시스템 비계가 아닌 일반 강관

비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연결하여 비계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자는 안전모가 아닌 일반인이 쓰고 다니는

밀짚모자를 착용하였고, 안전화 및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비계의 설치 높이가 높아질수록 추락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대 걸이의 설치와 더불어 안전대의 착용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타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안전모

는 착용하였으나, 대부분 턱끈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턱끈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추락 및 낙하물에 대한 어떠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안전모의 착용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4-30] 야외무대 5 비계설치작업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33]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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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

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3.9점으로 나타

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위험 수준은 기계적/물질/환경적/관리적 위험도 대비

인적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실내 세트장4(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그림 4-31]과 같이 기본적으로 무대가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더불어 조명, 음향 및 스크린 설비 등이 부분적으로

갖춰져 있는 실내 현장이다. 타 실내 현장의 경우 현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조명, 음향 등을 대부분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조명이나 음향 장

비를 반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타 실내현장에서 필요한 인원은 매우

적은 편이었으나, 본 현장의 경우 기본적인 무대 바닥 이외 시스템 비계 설

치, 다양한 음향기기 설치 및 조정, 무대 영상장비 그리고 조명팀 등 많은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59 1.7 5

Man

(인적 요인)
20 3.9 6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57 2.9 3

Management

(관리적 요인)
29 3.1 3

[표 4-33]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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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존재했고 또한 각 팀별로 [표 4-3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많은 작업

자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었다.

[그림 4-31] 실내 세트장4 전경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3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설치팀(진행팀과 설치팀), 음향 설

치팀, 영상팀, 조명 설치팀 그리고 구조팀 총 5개 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 대략 49명 정도였다. 특히, 무대 설치팀의 경우 전체 필요인

원 49명 가운데 1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현장에서는 음악 관련 경연대회로서 타 실내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조팀

이 존재하였다. 작업자 수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경연하는 모습을 생중

계로 진행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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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로 악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동시키기 위해 바퀴가 달린 간이용 무대 제

작 및 조립과 같은 형태의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팀이다.

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해체작업 순서는 [그림 4-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무대설치

를 위한 각종 자재, 조명, 시스템 비계의 반입부터 영상, 조명, 음향기기 설

치의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림 4-32] 실내 세트장4 작업순서 
 

팀 명 인원

무대 설치(진행팀 및 설치팀) 15명 내외

음향 설치 10명 내외

영상팀 8명 내외

조명 설치 8명 내외

구조팀 8명 내외

총 49명 내외

[표 4-34] 총 인원 및 팀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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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에서는 [그림 4-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무대자재, 조명, 비계

반입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또한 영상자재, 조명 및 음향기기의 설치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타 작업에 비해 특히 위험하다 할 수 있는 동시작업으

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요는

[표 4-35]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본 실내 음악무대 설치작업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36]에 나타내었다.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무대자재, 조명, 비계 

동시 반입

- 중량물에 해당되는 자재를 1층 무대 뒤로 운반 한 후  

2층으로 인력에 의해 이동하는 작업

- 수레를 이용할 만큼의 폭에 대한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인력에 의해서만 운반을 수행함

2
영상, 조명, 음향기기 

동시 설치

- 시간 단축을 위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함

- 영상, 조명은 1층 무대에서, 음향은 2층 조종석에 설치

하는 작업을 수행함

[표 4-35] 작업 순서 별 개요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무대자재, 

조명, 비계 

동시 반입

·중량물 미표기 및 인
력에 의한 작업

·안전장갑, 안전화 미
착용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
행함. 이는 시간적 제
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중량물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보
건상의 재해위험과 추
락, 낙하, 협착 및 전도 
등의 사고성 재해의 위
험

[표 4-36]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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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조명 설치 작업 시 [그림 4-33]과 같이 중량물에 해당되는 조명

을 인력에 의해 운반하고, 영상 자재를 수직으로 인력에 의해 운반 및 설치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더불어 해당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착

용하였으나 턱끈을 채우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였고, 안전모 이외 추락방

지를 위한 안전대 및 영상 자재, 조명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으며, 낙하물로 인한 발등 보호를 위

한 안전화를 착용한 작업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상, 조명, 

음향기기 

동시 설치

·중량물에 해당되는 
LED 및 영상스크린을 
인력에 의해 운반하고 
설치함

·상하 동시작업이 빈번
히 이루어짐

·방송촬영 시작 전 작
업을 끝내야하는 시간
적 제약

·상하 동시작업 및 무
대 위 여러 팀들이 동
시에 각자의 작업을 
수행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보
건상의 재해위험과 추
락, 낙하, 협착 및 전도 
등의 사고성 재해의 위
험

공통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모 착용하더라도 
턱끈 착용은 아무도 
안함

·협소한 공간에서 동시 
작업이 지속적 진행

·관리체계의 부족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보
건상의 재해위험과 추
락, 낙하, 협착 및 전도 
등의 사고성 재해의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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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조명 및 영상설치 작업

비계 설치 작업 시 [그림 4-3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작업자들은 안전

모 이외에 안전대 및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설치된 비계위의 작업발판의 경우 발판과 발판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높

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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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비계설치 작업

음향장비 운반 작업 시 [그림 4-3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중량물의 음

향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여러 작업자들이 인력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하

고 있다. 작업자들은 어떠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량물로 인해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낙하 및 협착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하며 안전 보호구 미착용은 보다 큰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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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37]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

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적 요인)이 6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

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 요인)이 3.6점으로 나타

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도수에서도 Man(인적 요인)이 4건으로 가장 높게

[그림 4-35] 음향장비 운반 작업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102

나타났다. 전체적인 위험 수준은 Man(인적 요인) 측면에서의 안전조치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실내 세트장5(설치 및 해체)

본 현장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그림 4-36]과 같이 기본적으로 무대가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조명도 상당부분 갖춰져 있는 실내 현장이다. 타 실내 현장의

경우 대부분 무대 세트를 설치 할 때 각종 전동 기구를 사용하거나 못으로 세

트를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무대가 갖춰져 있음에도 위험점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본 현장은 모든 무대 자재들이 공장에서 생산 및 제

작이 되어 반입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조립만 시행되어 타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본 현장에서의 경우 무대 미술

효과를 주기 위해 벽면의 세트가설물 설치, 조명기기 추가 설치 및 조정, 필요

에 따라 영상 스크린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팀별 소요 인원은

[표 4-38]와 같다.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85 3.1 3

Man

(인적 요인)
60 3.6 4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94 2.2 2

Management

(관리적 요인)
73 2.0 1

[표 4-37]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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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

래와 같다.

가)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작업 관찰을 통한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앞서 현장 인터뷰

를 통해 방송제작을 위한 무대설치에 필요한 조직 및 필요인원을 조사한

결과, [표 4-3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무대 설치팀(진행팀과 설치팀),

영상팀, 조명 설치팀, 기술 감독, 촬영 감독 총 5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인원은 대략 15명 정도였다. 출연자에게 마이크를 채워 녹화방송

을 진행하는 스튜디오라 별도 음향 설치팀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 부

조정실의 음향 장치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감독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장에

기본적으로 무대, 조명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음향과 촬영과 같은 기술 전문직을 필수로 필요로 하고 있

었다.

[그림 4-36] 실내 세트장5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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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의 순서 및 개요

본 현장의 설치작업 순서는 무대설치를 위한 각종 자재와 조명의 반입부터

조명, 무대 세트, 영상기기 설치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본 현장은 기본적

으로 무대와 조명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므로 무대 설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

며, 조명도 일부만 설치한다. 조명은 무대 가벽을 설치하기 전 리프팅 과정을

통해 수시로 조명 밝기 및 각도 조정을 시행한다. 방송에 필요한 가구 및 가벽

등과 같은 무대 장치 및 소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조명 테스트 작업을 수행한

다.

본 현장에서는 [그림 4-3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무대자재, 조명 반입 작업

팀 명 인원

무대 설치(진행팀 및 설치팀) 5명 내외

영상팀 2명 내외

조명 설치 3명 내외

기술 감독 3명 내외

카메라 촬영감독 2명 내외

총 15명 내외

[표 4-38] 총 인원 및 팀별 인원

[그림 4-37] 실내 세트장5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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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무대 자재는 세트 벽면과 조명은 20개 내외의 추가 조

명만 필요했기 때문에 타 작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재가 운반되었다.

반입 후 추가 조명을 설치하고 수시로 조명 밝기 및 각도 조정 후 lifting 과정

을 반복 한 후, 촬영에 필요한 가구 및 가벽 등과 같은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LED를 설치하여 작업이 마무리 된다.

무대 설치에 소요된 총 시간은 6시간으로 파악되었고, 각 작업별 개요는 [표

4-39]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본 현장의 설치작업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

작업 

순서
작업명 개요

1
무대자재, 조명

 동시 반입

- 중량물에 해당되는 자재를 손수래를 이용해 창고에 스

튜디오(약 6m) 까지 운반하는 작업

- 수레를 이용할 만큼의 여유 있는 폭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운반함

- 지상에서 건물 내 창고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자

재 운반

2
조명 하강 후 추가 설치 

및 각도 설정

- 기본적인 조명 장비는 강단에 고정 설치

- 추가 조명(20개 내외)은 고정된 조명 하강 후 설치 및 

각도 조정 작업 후 리프팅

3 무대 세트 설치

- 수레를 통해 창고에서 무대까지 자제를 옮긴 후 세트 

설치

- 용접, 세트제작을 하는 것이 아닌 클램프를 이용하여 

자재간의 조립만 간단하게 진행하는 작업

4 LED 설치
- 필요에 따라서 무대 벽면에 스크린을 설치

-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으로 수월하게 작업

[표 4-39] 작업 순서 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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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아래의 [표 4-40]에 나타내었다.

작업명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유해인자 상황맥락 위험점

조명 하강 

후 추가 

설치 및 

각도 설정

·중량물 미표기 및 
  인력에 의한 작업
·안전장갑, 안전화 미
착용

·중량물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보
건상의 재해위험

무대 세트 

설치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안전걸
이 미설치

·방송촬영 시간이내에 
작업을 끝내야하는 시
간적 제약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 
시 추락 위험의 확률 
증가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보
건상의 재해위험과 추
락, 낙하, 협착 및 전도 
등의 사고성 재해의 위
험

공통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모 착용을 하더라
도 턱끈 착용은 아무
도 안함

·누전 차단기 미설치

·관리체계의 부족 
·안전지식 및 의식부족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보
건상의 재해위험과 낙하 
및 전도 등의 사고성 재
해의 위험,
누전의 위험

[표 4-40] 작업 순서 별 유해·위험요인

본 현장의 영상 및 조명 설치 작업 시 기존 설치된 조명 외에 추가적인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조명 하강 후 설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

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명 설치 및 각도 조정 작업 후 리프팅을

하는데, 그 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그림 4-38]와 같이 긴 막대기로 조명의

각도를 조정하였다. 해당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

행하였고, 조명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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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 않았으며 낙하물로 인한 발등 보호를 위한 안전화를 착용한 작

업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대 세트 설치 작업 시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안전걸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천정까지의 높이가 대략 6M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사고 발생 시 이는 중상으로 연결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현장에서의 타 현장과 차이점은 용접, 세

트제작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클램프를 이용하여 자재간의 조립만 간단히

[그림 4-38] 리프팅 후 조명 각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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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림 4-3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작된 자재를 클램

프로 고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못이나 전공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상대적으

로 안전한 제작 현장으로 보여 지고 있다.

라)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본 현장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4M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을 분석하였다. [표 4-41]에서 나타

[그림 4-39] 클램프를 이용한 세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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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바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장 미흡한 항목은

4M 가운데 Man(인전요인)이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또한 Man(인적요인)이 2.4점으로 나타났으며, 고 위험요인 빈

도수에서도 Man(인적요인)이 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위험 수준

은 Man(인적요인) 측면에서의 안전조치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0개 현장 비교 분석을 통한 위험수준 평가
앞서 10개의 방송 및 무대 설치·해체와 관련된 현장 방문을 통해 나타난

작업 중 유해·위험관련 사항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10개 현장

의 상호비교를 통해 현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특성과 작업 위계의 특성 등

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표 4-42]에서는 10개 현장의 위험수준과 현장별 특

성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카테고리
위험요인

안전조치(%)

위험도

평균점수(1-9)

고 위험요인 

빈도수(건수)
Machine

(기계적 요인)
75 1.8 0

Man

(인적 요인)
63 2.4 1

Media

(물질/환경적 요인)
89 1.5 0

Management

(관리적 요인)
71 1.4 0

[표 4-41] 4M별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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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소 세부분류
근로시간

(주/야)

설치·해체 

소요시간

가시설물 

설치 수준

(매우적음)1∼

5(매우많음)

위험수준

(상,중,하)

1

실내

오락프로그램 주간, 야간
설치 : 6

해체 : 3
3 중

2 강연프로그램 주간
설치 : 4

해체 : 1
1 하

3 연극공연 주간
설치 : 2

해체 : 1
1 하

4 음악프로그램 주간, 야간
설치 : 10

해체: 5
4 상

5 오락프로그램 주간, 야간
설치 : 6

해체 : 4
1 하

[표 4-42] 현장별 위험수준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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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위험수준이 높은 현장은 대부분 야외공

연 현장으로 나타났으며, 실내 현장 중에서 1곳은 야외 현장과 같이 비계조

립 및 설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위험성이 야외무대 현장

6

야외

야외공연 주간, 야간
설치 : 8

해체 : 4
5 상

7 야외공연 주간, 야간
설치 : 8

해체 : 4
5 상

8 음악프로그램 주간, 야간
설치 : 10

해체 : 6
5 상

9 음악프로그램 주간, 야간
설치 : 8

해체 : 4
5 상

10 음악프로그램 주간, 야간
설치 : 8

해체 : 3
5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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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야외 공연의 경우 우선 가시설물이 많이

설치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야외 공연에 설치되는 가시설물은 조명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가로보(트러스)에 해당되는 상부 구조

물과 무대 바닥과 바닥을 지지하기 위한 틀비계에 해당되는 하부구조물 그

리고 세트 배경(합판 세우기) 및 영상장비 고정을 위한 틀비계 및 강관비계

에 해당되는 무대 구조물로 구분할 수 있다. 실내 현장에 해당되는 현장 1

의 경우 상부 가시설 구조물 및 하부 가시설 구조물은 없으나 세트 배경

(합판 세우기)을 지지하기 위한 강관비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반면 현장 2,

3 그리고 5는 가시설물 설치가 전혀 필요가 없는 형태로 공연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별로 가시설

물의 설치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설치 수준인지가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개 현장 모두 설치에 비해 해체에 소

요되는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내현장의 경우 대관

시간에 쫓겨 빠른 시간에 끝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외 현장 구분

없이 대부분 빨리 끝내고 퇴근하려는 심리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빠른 작업속도를 위해 동시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

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10개 현장 모두

공통된 사항으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착용하고 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관리자 및 근로자 모두 안전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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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설문지 분석

1. 작업 현장 설문의 목적과 의의

‘5장 설문의 분석’에서는 ‘4장 방송 현장 실태조사’에서 다룬 10곳의 방송 현

장을 방문하며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수거된 설문지는 104부이며

작업형태, 위험요인 유무, 사고 경험, 작업 환경, 안전의식 및 활동 등을 포함하

여 방송현장 작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모든 설문지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와 해당 작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며, 이는 사고의 간접적 분석을 통하여 작업 특성 별 위험요소 도출을 가능하

게 하였다. 또한 방송 제작 분류 기준에 기반하여 사고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자 하였다.

또한, 104부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작업형태별/사고유형별로 안전인식도 조

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각 유형별 사고 발생 유무를 확인함으

로써 어떤 작업 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겠다.

2. 작업형태별 설문 결과

설문 응답자의 작업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 업무,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

업장르, 방송업무 종사시간, 현장에서의 역할 총 6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

다. 중복응답과 미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 당 총 인원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담당업무에 관한 응답 결과 [그림 5-1]과 같이 연출 25명, 촬

영 8명, 조명 9명, 음향·무대·미술 42명, 후반작업 9명, 안전관리·소방관리·전기

관리·시설관리 등 제작 단계별 안전 교육 및 점검을 담당하는 직원은 총 15명

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 가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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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육체적 노동에 의해 작업되는

방송 무대 설치 및 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

인 되었다.

[그림 5-1] 업무별 분류

[그림 5-2] 작업 내용별 분류

설문응답자의 작업내용에 관한 응답 결과 [그림 5-2]와 같이 육체노동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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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보조 10명, 현장관리 8명, 제작 및 연출 3명으로 확인 되었다. 설문응답자

의 대부분이 육체노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 앞서 ‘4장

방송 현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대 설치 시 대부분의 자제와 장

비를 인력으로 옮기는 현황과 동일하게 설문 결과가 분석되었다.

[그림 5-3] 작업 장소별 분류

설문응답자의 작업 장소에 관한 응답 결과 [그림 5-3]과 같이 야외 세트장

14명, 야외무대 33명, 중계차 7명, 스튜디오 65명, 기타 12명으로 측정되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항목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야외 세트 제작과 실내

스튜디오제작의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특히, 야외 세트장으로 작업 장소를

선택한 작업자는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 이거나 항상 야외 세트장을 위주로

가설 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는 업체의 직원인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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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작업 장르별 분류

설문응답자의 작업 장르에 관한 응답 결과 [그림 5-4]와 같이 드라마 10명,

교양 37명, 오락 42명, 영화 4명, 기타 공연 및 행사 26명으로 확인되었다. 다큐

멘터리, 생방송 취재, 예능촬영 등으로 실내와 야외가 병행하여 촬영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교양과 오락 장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5-5] 방송업무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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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의 방송업무 종사기간에 관한 응답 결과 [그림 5-5]와 같이 6개

월 미만 15명, 1년 미만 11명, 2년 미만 9명, 5년 미만 9명, 5년 이상 57명으로

5년 이상 방송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5-6] 현장 역할별 분류

설문응답자의 현장 역할에 관한 응답 결과 [그림 5-6]과 같이 책임급(감독,

팀장, 메인, 선임 등) 45명, 중간급(서브PD, 세컨드 등) 14명, 보조급(신입, 조연

출 등) 23명, 기타(스튜디오 시설 관리 총괄 등) 15명으로 측정되었다. 그 중

보조와 기타는 상당부분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고경험 설문 결과

1) 사고의 직접경험자 설문
실제 작업 도중 사고를 얼마나 겪는지에 대한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작업

형태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 중 사고를 직접 경험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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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업무별, 작업 장소별, 작업 장르별, 방송업무 종사 기간별, 역할 분류별,

계약형태별, 고용상대별, 제작규모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해 사고 경험

유무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작업 및 장소 등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아볼 수 있겠다. 또한 응답자가 어떤 사고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고, 사고 비용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봄으로써 제작환경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5-7] 업무별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작업업무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7]과 같이

연출 업무 담당이라 응답한 25명 중 2명(8%), 촬영 업무 담당이라 응답한 8명

중 3명(38%), 조명 설치 및 해체 업무 담당이라 응답한 9명 중 4명(44%), 무대

설치 및 해체 업무 담당이라 응답한 42명 중 11명 (26%), 편집 및 후반작업 담

당이라 응답한 9명 중 1명(11%), 기타 업무 담당이라 응답한 15명 중 4명

(26%)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작업과 전기시설물 관련 작업이 필연적으로 많은 조명 담당

자가 가장 높은 44%의 사고경험을 보였으며, 무대 설치 및 해체 등 가설 시설

물 작업에 관여하는 음향/무대/미술 분야 작업자, 촬영업무에 관여하는 작업자

가 높은 사고 경험을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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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작업 장소별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작업장소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8]과 같이

야외세트장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14명 중 6명(43%), 야외무대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33명 중 11명(33%), 중계차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7

명 중 3명(42%), 스튜디오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65명 중 13명(20%), 안

전관리·소방관리·전기관리·시설관리 등 기타로 응답한 12명 중 4명(23%)이 사

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즉, 야외 세트장 또는 야외무대 작업이 실내 스튜디오 작업에 대비하여 1.5

배에서 2배 높은 사고 경험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는 ‘3장

방송 재해현황’에서 다뤘던 5년간 산업재해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소

작업, 간이 시설물 작업이 빈번한 야외촬영 현장이 높은 위험성을 보인다는 것

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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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작업 장르별 사고경험 유무

응답자의 작업 장르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9]와 같이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10명 중 4명(40%), 교양 프로그램 제작에 참

여한다고 응답한 37명 중 7명(19%), 오락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42명 중 12명(29%),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4명 중 1명(25%), 기타 공

연 및 행사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26명 중 6명(23%)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즉, 간이 시설물이 많은 드라마에서 비교적 높은 사고 빈

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야외무대 설치 작업 등이 빈번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도 비슷한 이유로 사고경험 응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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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방송업무 종사 기간별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방송업무 종사 기간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10]과 같이 6개월 미만으로 응답한 15명 중 1명(7%), 1년 미만으로 응답한

11명 중 3명(27%), 2년 미만으로 응답한 9명 중 1명(11%), 5년 미만으로 응답

한 9명 중 1명(11%), 5년 이상으로 응답한 57명 중 18명(32%)이 사고를 직접

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록 사고의 경험 확률이 높아진다는 매우 단순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

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고소작업의 위험과 간이시설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점은 대부분의 경험 없는 작업자라도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경험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축적된 시간에 비례하여 사고 확률이 높아 질 수 있

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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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역할 분류별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역할 분류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11]과 같이

책임급(감독, 팀장, 메인, 선임 등) 45명 중 12명(27%), 중간급(서브PD, 세컨드

등) 14명 중 5명(36%), 보조급(신입, 조연출 등) 23명 중 4명(17%), 기타(스튜

디오 시설 관리 총괄 등) 15명 중 3명(20%)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위 결과에는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2] 계약형태 분류별 사고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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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계약형태별 사고 경험 유무를 [그림 5-12]와 같이 분석해본 결과,

개별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직 42명 중 6명(14%), 팀별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

직 5명 중 1명(20%), 정규직 54명 중 24명(44%)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

다고 답하였다. 즉, 위와 같은 결과는 계약형태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보다,

[그림 5-10]에서 확인 되었듯이 정규직 직원의 오랜 작업으로 인한 위험점 노

출의 시간에 비례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림 5-13] 고용상대별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고용상대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13]과 같이

제작사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46명 중 13명(28%), 제작관리자(PD, 감독)에 의

해 고용된 근로자 8명 중 1명(13%), 파견업체 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15명

중 0명(0%), 하도급 업체 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22명 중 5명(23%)이 사

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위 결과에는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한 숙련이 필요치 않은 방송 제작현장의 작업 특

성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에 의한 차이가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고

용된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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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제작규모별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제작규모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14]와 같이

제작현장의 종사인원이 4명 이하라고 응답한 6명 중 2명(33%), 9명 이하라고

응답한 30명 중 6명(20%), 29명 이하라고 응답한 28명 중 5명(18%), 49명 이하

라고 응답한 2명 중 1명(50%), 69명 이하라고 응답한 12명 중 2명(17%), 99명

이하라고 응답한 2명 중 0명(0%), 1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11명 중 4명(36%)

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제작현장의 종사인원을 모른

다고 응답한 9명 중 2명(22%)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위

결과에는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작규모에 따른

사고의 경향성을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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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

림 5-15]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44명 중 9명(20%), 필요시에만

실시한다고 응답한 5명 중 1명(20%), 작업 전 간단히(TBM) 실시한다고 응답

한 39명 중 11명(28%),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명 중 5명(29%)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비교적 높은 사고발생 확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적

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닌 걸로 보

아, 안전교육 실시만이 사고를 낮추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

의 낮은 안전의식, 보호구 미지급 등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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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사고 분류별 사고 경험 유무

응답자의 사고 분류별 사고 경험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16]과 같이

전도로 인한 사고 16명(31%), 추락으로 인한 사고 7명(13%), 낙하로 인한 사고

4명(7%), 충돌로 인한 사고 12명(22%), 감전으로 인한 사고 6명(11%), 붕괴로

인한 사고 4명(7%), 협착으로 인한 사고 4명(7%), 기타(방광염, 스트레스성 만

성피로, 허리·목디스크, 터널증후근 등의 근골격계 질환)로 인한 사고 1명(2%)

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와 같이 전도, 충돌, 추락의 사고 발생이 상대적으

로 높은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측한다. 첫째, 작업장 바닥의 다수의 장애물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분적 동시 작

업으로 인해 다른 팀과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다. 셋째, 안전대와 안전걸

이가 설치되지 않은 채 고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3가지가 작업현장

에서 가장 큰 위험점을 낳는 이유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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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사고 비용 처리(본인)

[그림 5-17]과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비용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

는지 분석해본 결과, 전액 개인비용으로 치료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9명

(40%), 전액 방송사나 제작사, 위탁용업업체의 비용으로 치료했다고 응답한 근

로자가 7명(15%),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4명(31%), 본인

과 제작사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처리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3명(6%)으로 분

석되었다. 그 외 4명(8%)은 부상이 미미하여 방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많은 비율의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비용으로 치료하고 있다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방송제작 현장의 복잡한 하도급 관계와 안

전의 의무에 대한 불확실한 책임소재로 인하여 작업자 개인의 부담이 가중 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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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의 간접경험자 설문
실제 작업 도중 주변 동료의 사고를 얼마나 목격하는지에 대한 수치를 알아

보기 위해 작업 형태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 중 사고를 목격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작업 장소별, 작업 장르별에 따른 사고 경험 유무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작업 및 장소 등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목격되는지 알아볼 수 있겠다. 또

한 응답자의 주변 동료가 어떤 사고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고, 사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봄으로써 제작환경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림 5-18] 작업 장소별 사고 목격 유무

응답자의 작업 장소별 사고 목격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18]과 같이

야외세트장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14명 중 8명(57%), 야외무대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33명 중 16명(48%), 중계차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7

명 중 6명(86%), 스튜디오에서 주로 작업한다고 응답한 65명 중 21명(32%), 안

전관리·소방관리·전기관리·시설관리 등 기타로 응답한 12명 중 4명(33%)이 주

변 동료의 사고를 목격했다고 답하였다. 이는 작업 중 경험한 동료의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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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고의 직접경험 설문에서 확인 된 것과 같

이 야외 방송촬영현장이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약 절

반이상의 응답자가 ‘사고의 관찰 경험이 있음’을 응답한 야외 세트장, 야외무대,

중계차 등이 모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반면, 스튜디오의 경우 약

32%로 야외 촬영 현장에 대비하여 사고의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그림 5-19] 작업 장르별 사고 목격 유무

응답자의 작업 장르별 사고 목격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19]와 같이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10명 중 6명(60%), 교양 프로그램 제작에 참

여한다고 응답한 37명 중 10명(27%), 오락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42명 중 16명(38%),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4명 중 2명(50%), 기타 공

연 및 행사 제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26명 중 9명(35%)이 주변 동료의 사고

를 목격했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3장 방송 재해현황’에서 언급했듯

이, 야외촬영 횟수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9]에서 나타내는 수치 또한 야외촬영이 빈번한 드라마, 영화, 오락프

로그램, 공연 및 행사 순으로 사고 목격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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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사고 분류별 사고 목격 유무

응답자의 주변동료가 겪은 사고를 분류별로 분석해본 결과, [그림 5-20]과

같이 전도로 인한 사고 19명(32%), 추락으로 인한 사고 12명(20%), 낙하로 인

한 사고 4명(6%), 충돌로 인한 사고 8명(13%) 감전으로 인한 사고 7명(12%),

붕괴로 인한 사고 2명(3%), 화재로 인한 사고 0명(0%), 협착으로 인한 사고 7

명(12%), 기타(방광염, 스트레스성 만성피로, 허리·목디스크, 손목터널증후근 등

의 근골격계 질환)로 인한 사고 1명(2%)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는 [그림

5-16] 같이 전도, 추락, 충돌의 사고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러 제작환경

에서 공통적으로 3가지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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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목격한 사고의 비용 처리(본인 외)

[그림 5-21]과 같이 주변동료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비용 처리는 어

떻게 처리되는지 분석해본 결과, 전액 개인비용으로 치료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 11명(20%), 전액 방송사나 제작사, 위탁용업업체의 비용으로 치료했다고 응

답한 근로자가 15명(27%), 제작사나 본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2명(22%), 본인과 제작사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처리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4명(7%)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13명(24%)은 부상이 미미하

여 방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위 결과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고처리에 비해

개인의 부담 비율이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사고의 처리를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제작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설문
제작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 설치유무를 분석함으로써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사고발생건수에 비례해 안전장치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설문지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개인방호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호구를 제공해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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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업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림 5-22] 사고장소와 안전장치 설치 유무

[그림 5-22]와 같이 대형천막에서 2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2건의 사고 모두

안전장치가 설치(100%)되어 있었다. 무대에서는 13건의 사고에 비례해 9건

(69%), 좌석에서는 3건의 사고에 비례해 1건(33%), 조명에서는 6건의 사고에

비례해 6건(100%), 카메라에서는 4건의 사고에 비례해 4건(100%), 케이블에서

는 8건의 사고에 비례해 5건(63%)의 사고에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대형천막, 조명, 카메라에서 발생한 사고건수와 동일하

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조명과 카메라는 기기가 추락하는 경우

기기가 망가지고 이는 비용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

치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는 안전의식 보다는 비용적인 손해를 생기지 않게 하

려는 목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직접

관찰한 10곳의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장치 설치 수준과 대비에 예상과 다르게

매우 높은 안전장치 설치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부족한 안전교육 등으로

인해 어떤 안전장치가 설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한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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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리자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 결과는 과장 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5-23] 지급된 개인방호구 종류

[그림 5-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방호구가 없다고 응

답한 근로자는 104명 중 32명, 안전모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수는

104명 중 48명, 안전화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수는 104명 중 20명,

안전장갑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수는 104명 중 37명, 보안경을 지급

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수는 104명 중 6명, 안전대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수는 104명 중 14명, 귀마개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수는

104명 중 3명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개인방호구인 안전모의 지급율도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소작업 등이 많은 현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14명만 안전대를 지급받는 실정으로, 이는 기본적 개인방호구의 지급이 매

우 부족 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4장 방송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전모를 지급받되, 턱끈 미착용 등 제대로 된 착용을 권장 받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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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 제작현장 작업자 안전 인식도 조사 결과

방송 제작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열악한 제작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안

전지식 및 의식부족의 이유도 배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

인식도를 파악함으로써 제작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1) 방송현장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도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

함으로써 설문응답자의 안전사고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트 설치 및

제작 현장 스태프가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근로자의 주관적인 의

견을 물어보았다.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가지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

에 따라 5점 척도를 이용해 평가 하였다.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매우동의 5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

질 문 각종 사고 발생 사례(부록Ⅰ참고)

1 구조물이 완전하게 설치되지 않았다

2 규모가 큰 설치물이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

3 위험한 작업이 많다

4 개선 비용이 많이 든다

5 업무가 많아 시간 여유가 없어 주의력이 떨어진다

6 개인적인 기분(분노, 의기소침, 소외감 등)에 따라 다르다

[표 5-1] 사고 발생 이유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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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사고 발생이유 

7 안전 교육 미필 등에 의해 안전관리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

8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

9 제작 수행 중 단순 부주의한 행동을 한다

10 제작현장의 정리정돈 등 작업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11 시설장비가 낙후되어 있다

12 주변 동료나 관리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없다

13 주어진 작업시간이 짧거나 여유가 없어 안전을 신경쓰기 힘들다

14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관련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가 없다

15 규모에 비해 안전관련 인원이 부족하다

16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136

16개의 질문에 동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이 평균 2.5점 이하로 분

석 되었으며, 이는 제시된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6개의 질문 중 평균점수

가 높은 순으로 다섯 개의 질문을 추출한 결과 [그림 5-24]에 나타난 바와 같

다. 세트 설치 및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이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를 점수

가 높은 순서로 정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요 사고의 원인이 지적 되

었다: 1) 규모에 비해 안전관련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2.31점); 2) 개선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2.30점); 3) 위험한 작업이 많기 때문(2.29점); 4) 업무가 많아

시간 여유가 없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2.31점); 5)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2.18점).

위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기본적 조직과 투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가 많아 시간 여유가 없

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은 촬영 스케줄에 맞추어 현장에 밤낮없이 투입되

어야 하는 방송의 특성에 기인한 안전 위험요소로 지적 될 수 있을 것이다.

2) 방송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조건 인식도
방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 5-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질문 9개를 제시하였고, 응답자의 주관적

인 생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1인당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최소 2가지

씩 복수로 체크하라고 요청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5-25]에 나타난 바와 같

다.

질 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부록Ⅰ참고)

1 사고 및 위기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

[표 5-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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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

방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가

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가지 질문을 추출한 결과, [그림 5-25]와 같이 ‘사고

및 위기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15.2%)’, ‘주어진 제작 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제작인력 투입(29%)’, ‘작업환경의 장비 및 무대 설치의 정형화된 순서 및 체계

2 주어진 제작 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제작인력 투입

3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

4 작업환경의 장비 및 무대 설치의 정형화된 순서 및 체계 도입

5 작업 현장 스태프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 강화

6 구조물 사용 시 주기적인 안전 검사 실시

7 작업 현장 스태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8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전, 중, 후에 안전관련 사항 점검

9 작업 별 안전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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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12.4%)’,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전, 중, 후에 안전관련 사항을 점

검(10.6%)’ 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외 질문3 응답수는 14(6.5%), 질문5 응답수는 14(6.5%), 질문6 응답수는

15(6.9%), 질문7 응답수는 14(6.5%), 질문9 응답수는 10(1.8%), 질문10 응답수는

4(1.8%)를 차지했다. 위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제작인력 투입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으로 뽑았고, 이는 [그림 5-24]와 같이 부족한

인력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시간에 쫓기며 신속한 작업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겠다.

3) 방송제작 작업의 특성에 대한 인식도 

[그림 5-26]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1 

 

제작현장 작업의 강도와 관련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의 강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26]과 같이 일의 강

도가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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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15명(15%), ‘약간 힘들다'는 27명(26%), ‘보통이다’는 54명(53%), ‘약간 편

하다’는 6명(6%), ‘매우 편하다’는 0명(0%)’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일의 강도가 높아 작업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7]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2  

제작현장 작업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응답자의 주관

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27]과 같

이 일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결정할 수 없다’는 9명(10%), ‘별로 결정할 수 없다’는 26명(28%), ‘보

통이다’는 55명(59%), ‘대체로 결정할 수 있다’는 11명(12%), ‘결정할 수 있다’는

1명(1%)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작업자들이 일의 속도

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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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3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작업환경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28]과 같이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열악

하다’는 5명(5%), ‘열악한 편이라 생각한다’는 14명(14%), ‘보통이다’는 33명

(32%), ‘좋은 편이라 생각한다’는 34명(33%), ‘매우 좋다’는 16명(16%)로 분석되

었다. 위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작업 환경의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난

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바라보았던 제작 현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개선이 필요

해 보였지만,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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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4  

제작현장 작업의 속도와 관련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의 속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29]와 같이 일의 속

도가 빠르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우 빠르

다’는 3명(3%), ‘빠른 편이다’는 8명(8%), ‘보통이다’는 54명(53%), ‘여유가 있는

편이다’는 36명(35%), ‘여유롭다’는 1명(1%)로 분석되었다. 위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일의 속도가 여유로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장 방송 현장

실태조사’와 ‘6장 집중 면접’에서 도출되었던 결과는 장소 대관은 돈과 직결되

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치는 것이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그렇기에 매 작업이 신속히 진행됨을 확인했다. 하지

만 위의 결과에서는 일의 속도가 여유롭다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긴 시간을 대기 하는 등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투입되어 작업 마치고 다시 대기를 하는 작업의 특성에서 기인 할 수 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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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5 

 

응답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30]과 같이 안전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우 낮다’는 0명(0%), ‘낮은 편이다’는 3명(3%), ‘보통이다’는 43명

(42%), ‘높은 편이다’는 45명(44%), ‘매우 높다’는 11명(11%) 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4장 방송 현장 실태조사’에서 언급했듯이 안전모 턱끈, 보호구 미

착용 등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아 [그림 5-30]은 모

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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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6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변 동료의 안전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5

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31]과 같이 안전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우 낮다’는 1명(1%)’, ‘낮은 편이다’

는 5명(5%), ‘보통이다’는 47명(46%), ‘높은 편이다’는 43명(42%), ‘매우 높다’는

6명(6%)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주변 동료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5-30]과 마찬가지로 턱끈, 보

호구 미착용 등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아 [그림

5-31]도 모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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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7

 

응답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고(상해)나 건강 이상의 위험수준을 주관적

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32]와 같이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우 위험하다’는 3명(3%), ‘위험한 편이다’는 19명(19%), ‘보통이다’는 58

명(58%), ‘덜 위험한 편이다’는 18명(18%), ‘매우 안전하다’는 2명(2%) 로 분석

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안

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자들은 특

별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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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안전의식 및 안전 활동 관련 질문8  

응답자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사고(상해)나 건강 이상의

위험수준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평

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5-33]과 같이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우 위험하다’는 6명(6%), ‘위험한 편이다’는 12명

(12%), ‘보통이다’는 47명(48%), ‘덜 위험한 편이다’는 31명(31%), ‘매우 안전하

다’는 3명(3%)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업장

에 비해 안전한 편이라 평가하고 있다. ‘3장의 방송 재해현황’에서 다뤘던 산업

재해 통계자료에서는 방송 제작현장에서 16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되었

다. 고소작업이 많은 제작현장 특성 상 대부분에 사고가 추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로 바라본다면 결코 안

전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지만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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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계약형태, 고용상대, 제작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고 발

생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조건별로 차별된 대우가 있을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안전교육 진행 여부 및 빈도 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안전의식 부족이 사고발생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즉, 현장에서 미치는 요인 외에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따라 사고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5-34] 계약형태별 분류

응답자의 계약 형태를 분류해본 결과, [그림 5-34]와 같이 개별계약으로 이

루어진 계약직 42명(42%), 팀별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직 5명(5%), 정규직 54

명(53%)으로 분석되었다. 즉, 약 과반의 작업자는 계약직 작업자 이며, 복잡한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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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고용 상대별 분류

응답자의 고용계약 상대를 분류해본 결과, [그림 5-35]와 같이 제작사에 의

해 고용된 근로자는 46명(51%), 제작관리자(PD, 감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8명(9%), 파견업체 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15명(16%), 하도급 업체 대표

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22명(24%)으로 분석되었다. 위 결과는 [그림 5-34]에

서 확인 된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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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제작 규모별 분류

응답자의 제작규모를 분류해본 결과, [그림 5-36]과 같이 제작현장의 종사인

원이 4명 이하는 6명(6%), 9명 이하는 30명(30%), 29명 이하는 28명(28%), 49

명 이하는 2명(2%), 69명 이하는 12명(12%), 99명 이하는 2명(2%), 100명 이상

은 11명(11%)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작현장의 종사인원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도 9명(9%)로 분석되었다. 제작 규모가 9명 이하, 29명 이하가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송 제작 업계는 영세업자로 이루어져있는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영세업자일수록 안전을 위한 비용 증가부분이 현

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개선될 여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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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안전교육 실시 현황

응답자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그림 5-37]과 같이 ‘정기적

으로 실시한다’는 44명(42%), ‘필요시에만 실시한다’는 5명(5%), ‘작업 전 간단

히(TBM) 실시한다’는 39명(37%), ‘실시하지 않는다’는 17명(16%)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의 결과도 실제 현장에서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비해

매우 과장된 결과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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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교육 실시 빈도

응답자의 안전교육 실시 빈도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 5-38]과 같이 ‘월 1회’

는 20명(22%), ‘6개월에 평균 1회’는 29명(32%), ‘1년에 평균 1회’ 7명(8%), ‘2년

에 평균 1회’는 1명(1%), ‘매일 실시’는 16명(18%), ‘분기별 등 기타’는 18명

(20%)으로 나타났다.



Ⅵ.집중 면접 ‥‥ 151

VI. 집중 면접 (Focus Interview)

1. 집중 면접의 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목적은 사고의 간접적 조사를 위함이다. 작업자의 사고

경험과, 사고의 유형 및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활용

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하기에는 한계가 있

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조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적 의견교환을 유도하며

가장 제한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인 1:1 집중면접법을 병행으로 실시하

였다. 전문가 집중면접을 통한 주관적인 경험과 의견을 수렴 하여 해당 현상의

정의와 문제를 도출하고, 사고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제작현장의 자세한 환경파악을 위하여 전문가들 7명을 섭외하였고, 집중 면

접을 위해 연구자가 사전에 피면접자들에게 연구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

으며 면접진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다. 각 현장마다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

해 연구자는 방송 제작현장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도출에 집중하여 질문하였고

피면접자가 답변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자필노트를 작성하였고, 녹음기를 이

용하여 면접내용을 녹음하였다. 피면접자들의 면접시간은 약 30분∼1시간 내외

였으며 질문내용을 검토한 후 미숙한 점을 보완한 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전문가 그룹은 방송제작자, 안전전문가, 현

장 작업자 등 방송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로 구

성하였다. 다음 ‘집중면접 사례’에서는 7명의 전문가의 집중 면접 내용을 작성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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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면접 사례

1) 드라마·영화·공연 가설물 설치대행업체 A대표 
무대 시스템 비계 설치팀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A는 과거의 무대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대형 시스템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지만 공연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시스템 기기의 스케일 또한 커지게 되어 점차 안전적인 문제와 연결되

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시스템 기기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무대가 대형화

된다고 해도 가수가 차지하는 공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꾸며지기

위해서 구조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무대팀의 할당

량이 증가되고, 그에 각종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또한 A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비용으

로 꼽았다. 모두가 제작 현장이 열악한 환경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보다 안

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 결론적으로 안전

한 환경을 위해선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영세업자로 이루어진 무대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안전을 위한 비용 증가부분은 실현불가능한 쪽에 가깝

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인 직종과는 다른 특색을 가진 무대업종을 위해 방송업만의 규제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평일과 주말 개념이 없이 일을 하거나, 불규칙한 방송 스케

줄로 인해 한 달 내내 휴무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건설, 사회복지 등 어떠한

법·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이들의 노동 강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직종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마련이 시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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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내용 1

Q1. 해당 작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시스템비계를 2개씩 발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대 설치

에 있어서 발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팀 뿐 아니라 영상팀, 조명

팀 등 모든 팀들이 동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작업장은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한 뼘 남짓한 시스템비계를 1개씩 설치하는데, 이는 자칫하면 추

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죠. 특히 아래에서

위로 구조물들을 인력으로 전달하고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많은 무대팀 특성상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사고확률을 낮추기 위해

시스템비계를 2개씩 설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

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림 6-1]과 같이 타 작업장과는 다르게 안전인증된(KCs) 제품인

[그림 6-1] 시스템 비계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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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대업계의 대한민국 90%가 KCs 인증된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엄연히 따지면 불법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

만 무대업계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증제품으로 새로 구

매하도록 하는 규제가 어려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Q2. 시스템 비계를 2개씩 설치하는 절차에서 힘든 부분이 있나요?

A2: 네, 많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비용이겠네요. 시스템비계는 구조

물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값비싼 재료입니다. 그렇기에 한 무대를 설치할 때마

다 발판으로 2개씩 설치하게 되면, 타 작업장 보다 2배의 비용이 들게 되지요.

그 뿐 아니라 그 무거운 시스템비계를 2배로 옮기고 설치하는 것도 다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인건비도 2배로 들기 마련입니다. 시스템 비계를 2개

씩 설치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른 작업장

보다 전체적으로 비용이 3배 이상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

다. 또한 항상 시간에 쫓겨 빨리 작업하는 것이 예삿일인데, 시스템 비계를 2개

씩 설치하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도리어 위험요소를 증가시키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죠.

Q3. 가장 위험요소가 많은 작업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3: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작업은 없겠지만, 야외 가설물 설치가 가

장 위험요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실내 세트장은 기존 제작되어 있

는 가설물들을 목공으로 작업하는 평판작업이라 상대적으로 위험점이 낮지만,

야외무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점

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비계를 쌓아

올리는 작업은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에 고소작업이 많습니다. 또한 인력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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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구조물을 들고 옮기는 작업이 반복됨으로 육체적 피로도 동반되죠.

Q4. 고소작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는데도 안전걸이를 설치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A4: 안전걸이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과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안전걸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무대를 설치하

기 전 적어도 2개 이상의 작업단계가 생깁니다. 무대를 설치할 장소의 양 끝에

다가 또 다른 구조물을 세우고, 안전대의 죔줄을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대 걸이는 시스템비계의 층 수 별로 설치해야하니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설치해야 할 안전대 걸이도 많아지는 것이죠. 안전걸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과 노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자의 입장에서 무대설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이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대를 예쁘게 꾸며 좋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함

이 본연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낮죠. 애초에 무대 도면을 안전장치와 전혀 상관없이 그

리니까요.

Q5. 무대업계의 작업 스케줄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5: 무대업계의 작업 스케줄은 정말 불규칙적입니다. 한 달 내도록 일이 없

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야외무대일정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 1월∼4월

은 날씨 영향으로 인해 실내이벤트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므로 야외콘서트가

거의 없습니다. 7월∼8월은 페스티벌이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므로 스케쥴이 많

을 시기입니다. 1년 중 가장 콘서트 및 행사가 많을 시기인 9월∼12월에는 스

케줄이 연달아 잡혀 있어 납기가 임박하여 상시로 야간작업, 휴일근무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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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죠. 심지어 한 달 내도록 휴무가 없을 만큼 바쁘기도 합니다.

또한 무대업계의 계약과정은 정말 특이한데요. 계약 시 종이가 아닌 구두로

진행됩니다. 아무런 서류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방송국, 공무원

이 집행하는 무대일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90%이상 구두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견적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마다 큰 편차

로 달라지곤 하죠. 몇 천만 원 단위가 말 한 번에 왔다갔다 거리니까요. 상황마

다 가격을 낮게 측정하는 이유는 가격 규제나 평균 가격이 없기 때문에 경쟁구

도에서 자신의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단가는 낮아지고 있으니 무대업계

의 경기는 좋아질 날이 보이지 않네요.

(2) 인터뷰 A의 요점

가) 제작현장 가설물의 주요 위험점은 추락이며, 안전의 성취를 위

해서는 추가적인 비계의 활용이 가장 쉬운 방법임.

나) 비계의 추가적 설치는 인력의 추가 동원과 비계의 숫자 증가

로 기본 수익구조 이외의 비용으로 인식됨.

다) 즉,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므로, 최

소한의 비계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함

라) 무대설치 작업은 작업 효율성/생산성/안전성 이라는 개념 보다

는, 미적인 성취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마) 일반적인 직종과 근무시간 및 환경이 매우 상이하여 방송업계

만의 새로운 규제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안전의 가이드라인 설

정 필요. 특히, 연중 가장 스케줄이 많은 연말은 한 달 이상 주

야간 작업의 구분 없이 작업이 이어지며, 휴일이 없어 정상적

인 작업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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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트장 관리 및 안전관리자 B차장 및 방송 제작 기술 감독 C대표  
및 세트 제작 회사 D대표
본 집중 면접에서는 방송 제작 및 세트 제작의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세 명

의 전문가를 동시에 인터뷰 하였다. 이들은 약 20년간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였

으며, 공통적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돈

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작 현장의 안전이 나아지지 못한다고 지적하

고 있었다. 방송일은 일 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제작 시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

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수익 증가와 노동자들의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부

분인데, 결국 돈의 문제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설명한다.

또한 세트장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근본적인 안전 개선이 아닌 위험한 발생

시 사고가 날 확률을 최소화하자라는 뜻에 가깝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보호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대신, 사고 경력이 적고 숙련공이 많은 업체를 인맥

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다. 안전 개선을 위

해서는 먼저 안전의식이 고쳐질 필요가 있겠다.

(1) 인터뷰 내용 2

Q1. 방송, 공연, 드라마 등 촬영을 위한 설치작업 및 해체작업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A1: 방송, 공연, 드라마 등 과 같은 방송형태마다 설치 및 해체 작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촬영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설치 및 해체작업에서는 기본

적으로 규모로 인한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규모에 따라서 비용 및



방송․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조사 ‥‥ 158

인력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하는 일은 대

부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 세트장에서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본 현장은 크게 세트, 조명 및 음향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팀별

로 이용가능한 분전반을 분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작업이 중첩되지는 않

아, 대부분 팀 단위 작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장의 경우 계속 이어서 방송이 촬영되기 때문에 철거를 100% 하지 않

고,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철거를 진행합니다. 또한 스튜디오 바닥에 세트 설

치를 위한 마킹을 해두어 다음 설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Q3. 팀 단위의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계약 시 특별한 선호조건

이 있나요?

A3: 대부분 팀 단위로 계약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인맥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 인맥이

없으면 일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호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사고 경험이 없는 숙련공이 많은 업체입니다. 특

히, 목수의 경우 형틀 또는 인테리어 목수 보다는 순발력과 기동성이 있는 목

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 내에 빨리 해체하고 재설치 해야 하는 방

송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죠.

Q4. 작업 특성상 촉박하게 설치하고 해체해야 하는 것들이 사고의 위험성과

연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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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촉박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과 영향이 있

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트 및 무대 등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임차료 등)

으로 연결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설치 및 해체를 마무리 하는 가

가 관건입니다. 즉 대관시간이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촉박

하게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위험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방송일은 끊임이 없고 노력하

는 만큼 가져 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바뀌질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Q5. 작업 시 특별히 안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5: 저희는 안전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사고가 날 확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경험도

많고 능숙하게 다양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숙련공을 선호하는 이유입니

다. 설치 작업 완료 후 부분적인 수정 작업에서 위험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 바턴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미 조명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다리 등을 통해

올라가 조명의 위치, 각도를 변경 등의 작업 수행 등(무대 세트로 인해 다시

하강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사다리 이용) 기존 매뉴얼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2) 인터뷰 B, C, D의 요점

가) 조명, 무대 세트 및 음향 등의 업체와의 계약은 인맥을 통해

사고 이력이 없는 숙련공이 많은 업체 위주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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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이 곧 돈(비용)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빠르게 작업 수행.

다) 안전이라는 개념은 개선 의지보다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사고

확률을 낮추는 것을 의미

3)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E주임 및 무대감독 F대표 및 PD G차장
본 집중 면접에서는 방송 제작현장에서 세트 제작을 맡은 업체로 같은 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 명의 전문가를 동시에 인터뷰 하였다. 이들은 본인들의

현장이 상대적으로 안전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했다. 그 예로 설치 작업 시

모든 작업자에게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착용을 권하고, 본사 안전관리자가 각

세트장 현장을 돌며 안전을 관리한다. 이와 별개로 각 현장별로 별도 안전관리

자를 배치하기도 하며, 무대감독이 각 작업 진행에 있어 총괄 관리 역할을 수

행한다. 특히 무대감독의 역할은 전체 방송 무대의 구조와 배치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함에 있다.

하지만 이도 설치 작업 시에만 해당되고, 해체 작업 시에는 다음 방송 스케

줄로 급박하게 작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즉, 설치 작업

은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나 해체 작업은 무대감독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시작업을 한다는 실정이다. 이렇다 해도 무대감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무대감독의 존재는 동일한 방송 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안전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이유로 역시나 비용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작업이

위험하다는 인지만 하고, 현장에 안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만큼의 투

자 및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즉 안전에 관심이 높다고 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실재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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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내용 3

Q1. 본 현장의 근로자들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으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걸이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1: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해당업체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을 지시해

서 잘 지키고는 있으나, 안전걸이 설치까지 세부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

정입니다.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안전걸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업계 사람들은

다음 촬영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해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

각하고 있습니다.

Q2. 본 현장은 실내 촬영 현장으로서 해체작업 시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는 타 팀과의 충돌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2: 촬영을 위한 설치작업의 경우, 저희 현장은 무대 감독(coordinator)이 있

기 때문에 팀별로 작업순서와 절차 등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의

경우 다음 촬영 세트 설치를 위해 빨리 해체해야하므로 어쩔 수 없이 동시 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무대감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장과 같

이 무대 감독이 존재하는 방송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 방송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턱 없

이 안전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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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본 현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등)

A3: 일단 현장의 모든 참여 업체에게 안전 매뉴얼을 전달하고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전 매뉴얼을 정기적으

로 개정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대관

시 세트 작업 및 촬영 중 예상되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관업체 안

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 작업자가 숙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단계별 정보가 기입

되어 있으며, 작업준비단계부터 사후 원상복귀까지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Q4. 배포된 안전매뉴얼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A4: 서류적으로는 구비되어 있으나, 사실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튜디오 작업안전 체크리스트에 근로시간 기준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초과근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방송 스케줄로 잘 지켜지고 있

지 않습니다. 그 외 현장 작업자들이 턱 끈을 착용하는지 매번 확인하기는 어

려우며, 비용 문제로 안전걸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Q5.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나요?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5: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작업 전 업체 대표가 구두로 안전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BM과 유사하게 작업 개시 전에 현장에서 임시적으로

작업 및 안전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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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E, F, G의 요점

가) 무대 감독의 존재만으로도 설치 작업이 비교적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나) 해체작업의 경우, 촉박한 시간 때문에 무대 감독의 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다) 업체에게 안전매뉴얼 배포 및 숙지, 집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타 방송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라) 현장의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 될 만큼의 투자비용이 부

족하거나 관심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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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방송제작 유형 및 상황맥락에 기반한 위험특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제작 유형별 위험점 및 방송제작의 상황맥락에 기반한 위험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에 대한 내용 및 제안점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된 약 42만 건의 산업재

해 중 방송 제작관련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목적은

다양한 방송제작 형태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제작현장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하

는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소작업과 야외방

송 제작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경우 빈도수뿐만 아니라 재해의 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제작유형 가운데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현장은

타 산업 중에서도 건설업의 형태와 유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옥외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가설구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설치 및

해체작업이 빈번히 발생되며, 고소작업이 많고 이에 따라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착용 및 작업발판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위한 요소이자

위험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추락은 타 재해형태와 달리 재해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방송 제작현장 중 야외현장 및 가설구조물이 많이 설치되는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장 설문지 분

석’에서 다뤘던 설문 결과에 의하면 방송 제작현장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일하

는 현장에서 안전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로 ‘규모에 비해 안전관련 인원이 부

족’, ‘개선비용이 많이 소요’, ‘위험한 작업 자체가 많음’, ‘업무가 많아 시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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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없어 주의력이 떨어짐’,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방송 재해현황 분석 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위험성

평가와 설문결과에 의하면 방송 제작현장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여전히 개선

해야 할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 제작현장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야외현장과 가설구조물이 많이 설치

되는 현장일수록 위험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타 산업과 간단히 비

교하면, 방송 제작현장 중 실내 현장은 우리나라 제조업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

어짐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로 실내현장은 야외현장에 비해 다양한 설비와

시설 및 장비 등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부분적 조립 및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근로자들이 정형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과감

한 투자가 가능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용이하다. 반면 야외현장

의 경우는 우리나라 건설업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실내현장과 달리

일회성 수주사업의 형태, 즉 행사 또는 방송이 끝나고 나면 모두 해체 및 철수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고 작업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비정형작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실내현장과 같이

안전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하기가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2) 방송 제작 유형별로 10곳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본 연구진은 재해분석을

통해 타 유형에 비해 재해빈도 및 강도가 높게 나타난 야외무대 및 가설구조물

의 설치 및 해체가 빈번히 발생되는 방송 제작현장 위주로 방문하였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 후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위험성 체크리스트로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는 크게 실내현장과 야외현장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외현장은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건설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자 유사한 위험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내 제작현장의 경우 무대바닥, 일부 조명 및 음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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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야외현장에 비해 위험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야외현장의 경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대바닥부터 상부

구조물(조명, 음향 등)까지 모든 것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실내 방송현장에 비

해 더 많은 위험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그림 7-1]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방송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무대전체의 가설 구조물 들

을 무대 상부구조물, 무대 배경 구조물, 무대 하부 구조물, 그리고 기타 가설물’

로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대 상부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조명, 음

향장비 및 이들을 매달거나 지탱해 주는 가설자재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무대

배경 구조물은 가벽 세트, 영상(스크린) 및 다양한 형태의 미술품 등으로 구성

되며, 무대 하부 구조물은 무대바닥, 이를 지탱하기 위한 프레임과 트러스 등으

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타 가설물로는 카메라, 지미짚, 가설 전기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야외 방송현장은 대부분 가설구조물로 설치되고 또한 설치된 가설구조물에

다양한 장비 및 설비를 재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장치가 많지 않았다. 이는 몇몇

방송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을 단순히 기회비용

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도 산업재해자수는 102,305명이며 이로 인한 경

제적 손실액은 약 25조 2천억원인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산업재해자 1인당

경제적 손실액은 대략 2억 4천만원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비용(시간)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뒤로한 채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 비용이 크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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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가설 구조물의 분류

현장 관찰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호구의 미착

용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라 할 수 있다.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에 의하면 일정규모이상의 공연장 운영자 등은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

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

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한 방송 제

작현장 대부분의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안전보건에 관한 지휘·감독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 요건인

보호구에 대한 관리·감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보호구는 그 성능 이내에서는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 및 관련자들은 이

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몇 현장의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를 지급하는 곳도 있었으나, [그림 7-2]와 같이 대부분 턱끈을 매지 않거나 안

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걸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호구로서의 역할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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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상태로 착용하고 있었다. 공연법 제11조4(안전교육)에 의하면 공연

장 운영자 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

전교육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족할 만한 안전교육의 결과, 즉 안전에 관한 지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안

전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안전교육시간의 준수, 안전교육용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제공, 전문안전교육 강사의 육성 및 보급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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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3) 본 연구에서는 10곳의 방송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형태, 위험요인 경험 현

황, 작업환경, 안전의식 및 활동 등을 포함하여 방송현장 작업 전반에 대한 설

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한 가지 업

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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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5년간 발생된 산업재해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돌 및 전도 재

해가 방송 제작 관련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재해 유형이며, 이러한 형

태의 재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 충돌 및 전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방송 현장 방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게 된

전도 및 충돌 그리고 추락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작업장 바닥

에 다수의 장애물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서 작업 수행 중 전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고, 부분적 동

시작업으로 인해 다른 팀과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

행하다가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물체(조명, 음향, 가시설물 등)와의 충돌 그

리고 안전대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걸이가 설치되지 않은 채 고소에서 작

업 수행 중 추락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방송제작유형 중에서도 야외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용

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업의 고용형태

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특히 사고성 재해가 가장 많

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용직 근로자들 때문이므로 야외 방송제작 현

장의 근로자들 또한 재해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문제점은 매번 현장이 바뀌고 이에 따른 위험점이 항상 다르게 전개

됨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매번

다른 작업현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해의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의 많은 수가 5년 이상의 경력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장시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수록 사고의 경

험 확률이 높아진다는 단순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방송제작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의 경우 단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들에 비해 불안전행동 및 불안전 상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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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재해유형별

로는 전도, 추락 및 충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무대 설치 및

해체 작업 특성상 고소 작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고소작업 자체가 많아서 자주 발생되는 것보다는 고소작업을

위험작업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방송 제작현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의 강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전

반적으로 작업자들은 일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바라보았던 제작현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였지만,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측해보면, 방송 제작현장의 근로자들은 타 산업(제조업, 건설업 등)의

작업환경과 자신들이 일하는 환경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타 방송 제작유형의

현장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환경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진이 현장 방문을 통해 분석한 사실과 상반된 결과로는 일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여유롭다고 판단하는 것과, 본인 및 동료의 안전의식 수준

이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고나 질병의 위험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등이 있다. 이는 앞서 일의 강도 및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타 산업(제조업, 건설업 등)과의 비교를 통한 결과라기보다는 다양

한 형태의 방송 제작유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라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이 바라본 방송 제작현장의 안전수준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결

코 높지 않음을 재해발생현황, 방송현장 방문을 통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근로

자 설문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방송 제작현장의 안전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을 ‘별첨’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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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총 10곳의 현장 방문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의 작업 특성

을 반영한 안전공학적 위험점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현장 방문이 10곳

으로 한정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즉, 방송 제작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형태의 환경이 존재 할 수 있음이 명확하나, 시간적 제약

과 현장 섭외가 매우 어려운 방송의 특성 등에 의해 가장 위험점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야외현장 및 가설구조물이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답사가 진행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느 정

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는지에 관한 실태조사 위주에 초점을 두고 진

행한 연구이다. 이는 일부 야외무대 축제 및 방송제작현장과 일부 실내 방송현

장 위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 관계로 드라마, 영화 및 시사·오락 등 다양한 형

태의 방송 제작현장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겠다. 첫째, 본 연구

에서 주안점을 두지 못한 실내 스튜디오 작업과 영화·드라마 세트장 등에 집중

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 하지 못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위험점을 제시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각 방송 제작 형태별 그리고 작업의 형태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방

송제작에 투입되는 예산 및 인력규모, 사업체 현황 및 하도급 체계 등에 대한

정량적 현황파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약관계 및 보건과 관련된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

았다. 하지만 방송 제작 현장의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

므로, 계약관계에 기인한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 할 수 있음을



Ⅷ.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 173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계약관계에 기반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필요가 있겠다.

위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송 제작현장의 작업관리적 측면

에서 작업을 분석하고, 안전공학적 위험점을 최초로 도출 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기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 제작의 위험의 크기를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

하였으며 방송 제작 작업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세밀한

작업 분석과 안전공학적 위험점 정의를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라인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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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f Safety and Health o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Site

Sangeun Jin* · Yun Kyung Nam* · Jong-Bin Lee** · SHIN BYONG RYUL***

*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Kyungsung University

Object

The goal of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safety and health issues i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sites and provide better understandings in the

knowledge of broadcasting p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the way to prevent

accidents by providing proper guidelines.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s 10 broadcasting production sites including both

indoor and outdoor production sites. Before starting on-site investigation, a

questionnaire and a checklist were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based on

the information found in the literature. The questionnaire and checklist were

used for a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reduce variability between

investigators. Also, the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 in last 5 years was

analysed to determined the strategy of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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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An analysis on the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 revealed that the outdoor

production site has greater accident ratio. Also, the accidents usually

observed in the construction site such as fall, slip, and trip were commonly

observed i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sites. The results were also

confirmed by our questionnaire delivered for 104 workers by showing

biggest accident ratio(44%) at the workers on the heights.

Regarding the general safety chara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production, the level of hazard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ize and

complexity of temporary demountable structures. In a comparison between

indoor and outdoor production sites, the indoor production site generally had

significantly less temporary demountable structures as compared to the

outdoor production site, and, consequently, the indoor production site had

less possiblity of the accidents.

In addition, the outdoor production site had the necessity of planning a

formalized sequence of stage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in advance to the

work, and the supervision of the entire operation during the operation was

necessary. In other words, under installing and dismantling situation, the

workers from different departments concurrently worked together without

any plan and arrangemen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mantling work, which is mainly performed after midnight, reveals a great

weakness in maintaining the order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workplace.

We also identified the need to minimize safety risks by assigning safety

officers, providing basic safety training and safety gears.

In other words, it will be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cos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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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is much larger than the cost, time, and manpower that was

intended to be saved.

Conclusion

This study have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the broadcasting work in

terms of work management of broadcasting production sites and to derive

safety engineering risk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 work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o be used as basic data to quantify the risk of

broadcasting production,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risk of broadcasting produc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guidelines that can be helpful to the site through

more detailed work analysis and the definition of safety engineering hazards.

Key words

Broadcasting Production, Industrial Safety, Industrial Accidents, Special

Workers,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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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방송 제작 현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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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제작현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1) 안전관리조직에는 반드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

는 안전총괄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

리담당자도 포함되어야 함.

(2)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맡은 안전관련 업무에 관

한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해야함.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통한 작업 전, 중, 후 체계적 현장 
안전관리

(1) 작업 전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

인, 무대 및 지반상태 점검, 소방시설(소화기, 스프링클러, 연기감지

기 등) 작동유무 확인, 대피로 물건 적재여부 확인 및 제거, 전기관련

사항(전기배선의 정리,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 등) 확인.

(2) 작업 전 현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3) 작업 중 근로자 동시작업 여부 확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

인, 작업 중 발생된 각종 자재 및 배선 등의 정리정돈 여부 확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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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이나 인력에 의한 무거운 물건 들기 작업

시 이에 대한 중지 및 개선 방안 제시 후 작업재개, 작업 중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확인.

(4) 설치 작업 후 가설구조물의 체결상태 확인, 무대 위의 각종 세트

장비들의 고정 상태확인, 무대 위 공연자의 추락 및 전도 발생 방지

를 위한 동선 확인.

(5) 해체 작업 후 타 공연 및 방송을 위해 철저한 정리정돈 실시할

것.

3) 법정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효과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해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업 기초안

전보건교육은 4시간의 교육을 한번만 받으면 현재의 법상으로는 평

생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현재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기

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작업 전 안전교육

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건설업의 형태와 유사한 방송제작

현장의 경우도 다양한 방송제작 유형에 따른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

에 차별화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함.

(2) 방송 제작현장의 안전담당자는 당일 실시되는 작업에 대한 전반

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안전교육 실시 후 각 팀장은 팀원들과 TBM(Tool Box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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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를 통해 해당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을 실시해야함.

4)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관리비)에 따른 법적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계상,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항목의 선정 및 주기적인 관리
감독

(1) 가설구조물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위험도는 증가함으로 안

전관리비의 비례적 증대 검토 필요.(건설업과 같이 방송제작유형 및

제작비에 따라 차등화된 안전관리비의 산정이 요구됨)

(2) 가설구조물은 무대 상부 구조물, 무대 배경 구조물, 무대 하부

구조물, 기타 가설물로 분리하여 규모와 크기를 검토 할 것.

(3)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됨.

2) 주어진 제작 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제작인력의 투입 또는 제작 인
력수에 대비한 표준작업시간의 설정

3) 제작인력의 작업 간 필수적 휴게 시간의 지정 및 휴게장소를 제공
하여 야간작업 후 주간작업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등의 불합리한 작
업 상황을 제거 할 것

4) 무대설치의 정형화된 순서 및 체계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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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의 설치 및 해체 시 전체 작업의 전후관계를 정하고 관리하

는 감독자를 현장에 항시 배치 할 것.

(2)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이 있는 동시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대

설치 및 해체 전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협력업체에 사전 통보

할 것.

(3) 작업 계획은 업체별 작업의 순서와 작업 방법, 작업 시간, 위험

점 등을 포함 할 것.

5) 작업 시 규정 된 복장의 착용 및 관리감독(반바지, 슬리퍼, 각종 장
신구 착용 등의 규제)

6) 공연장 무대 설치 및 해체 시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할 것

7) 방송 제작현장에 가장 빈번한 추락 및 전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할 것

(1)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고소작업 시)의 지급 및 올바른 착용을

규제 할 것.

(2)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걸이(생명줄)를 작업 전에 반드시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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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계의 설치 시 다음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가) 작업발판간의 틈새는 3cm 이하,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나) 승강통로의 경사로는 경사 30도 이하

다) 안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난간대 45∼60cm

및 하부 발끝 막이판은 수평면으로 부터 10cm 이상으로 설치

즉, 비용, 시간, 인력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등한시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

면 결국 아끼고자 했던 비용, 시간, 인력은 예상 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명심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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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방송 제작 현장 스태프 대상

설문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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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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