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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의 교대근무는 순환근무, 24시간 근무, 주야 교대근무, 고정 야간근무 등 여러 형태가 있
다.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1년)와 제6차 한국근로환경조사(2020–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대근무자는 임금근로자 중 11.6%–13.9%였으며,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은 

57.69 ± 1.73시간 (24시간 교대근무), 49.97 ± 0.67 (고정야간근무)로 주간근무자에 비해 유의하
게 길었다.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야간근무의 노
동시간을 하루 7–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야간근무에 대한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직종은 규정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
할 수 있다. 야간교대근무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고 야간근무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는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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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안전과 보건 서비스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야간교대근
무를 수행한다. 밤에 일을 하면 일주기리듬이 교란되어 피로, 사고,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우울증, 위장장애, 각종 암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1-5

2008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228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었고, OECD 

평균(1,788시간)보다 440시간 길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2021

년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여전히 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었다.6 한국
의 근로자들은 밤에도 장시간 노동을 한다: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
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야간교대근무자의 장시
간 노동은 한국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야간교대근무의 형태와 노동시간 현황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야간교대근무의 노동시간 규정을 살펴보았다.

Ann Occup Environ Med. 2023 Jul 5;35:e19
https://doi.org/10.35371/aoem.2023.35.e19
eISSN 2052-4374

Brief Communication

Received: Apr 17, 2023
Revised: May 18, 2023
Accepted: Jun 21, 2023
Published online: Jul 5, 2023

*Correspondence:
Tae-Won Ja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Hanyna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
Email: om1024@hanyang.ac.kr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iDs
장태원 
https://orcid.org/0000-0003-2624-3257

Compe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that they have no 
competing interests.

장태원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환경의학교실

야간교대 근무자들의 노동시간과 법 규정

https://aoemj.org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https://orcid.org/0000-0003-2624-3257
https://orcid.org/0000-0003-2624-3257
https://orcid.org/0000-0003-2624-3257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5371/aoem.2023.35.e19&domain=pdf&date_stamp=2023-07-05


한국에는 순환교대근무, 24시간 교대근무, 주야 교대근무, 고정 야간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근무가 존재한다. 각 형태의 교대근무에 대하여 아래에 기술하였다.

많은 제조업 근로자와 병원 간호사들은 순환교대근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4조 또는 5조가 오
전, 저녁, 야간근무를 교대로 수행하며, 대개 1개월에 6회 내외의 야간근무를 한다. 야간근무
의 노동시간은 대부분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일부 제조업이나 병원
에서는 야간근무시간이 10시간이거나 10시간을 초과하기도 한다.

24시간 교대근무는 2조 또는 3조가 교대로 수행하며,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들은 대부분 24

시간 격일근무를 한다. 이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또는 이틀의 휴무일을 가진다. 야간
근무 중 4–6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면 도중에 일어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1주 노동시간은 84시간으로 매우 길며, 근무 중 수면시간과 휴
게시간을 8시간으로 감안하더라도 1주 56시간으로 여전히 길다.

일부 제조업 근로자, 택시 운전수, 요양보호사들은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12시
간 주간근무와 12시간 야간근무 또는 8–9시간의 주간근무와 15–16시간의 야간근무를 한다. 

예를 들면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주간근무(오전 8시–오후 6시) 2일, 야간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 2일, 그리고 2일의 휴무일이 주어진다. 1주 노동시간은 56–60시간이며, 휴게시
간을 감안하더라도 49–55시간으로 매우 길다.

병원 등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야간에만 일하는 근로자를 두기도 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정
규직 근로자들이 수개월 동안의 야간근무를 교대로 수행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채용
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야간 고정근무자들은 대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 1개월에 15일 근무를 한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15시간, 1주 52.5시간이다.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은 3조 또는 4조가 교대로 야간근무를 수행한다. 경찰공무원의 교대
근무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1일, 그리고 휴무(비번)일 2일로 4일 주기
이다. 소방공무원은 3조가 3일, 6일, 9일, 또는 21일 주기로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교정공무원
은 변형 4주기 교대근무를 하는데,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1일, 비번 1일, 그리고 4일째는 주
간근무와 휴무일을 주기마다 반복한다. 7 이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주간근무 8시간, 야간근무 

15시간이며, 1주 노동시간은 짧게는 40.3시간, 길게는 56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동료의 근무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 휴무일이나 비번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자
주 있어 실제 노동시간은 이보다 더 길다.

사회복지사들은 1개월에 4일 정도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며, 종합병원의 수련의들은 1주일에 

1–2일 야간근무를 한다. 또한 많은 버스 운전수들은 아침부터 자정 또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버스 운행을 하며, 일부 버스 운전수들은 야간 운행을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형
태의 교대근무가 존재한다.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Table 1). 자
료는 2019–2021에 수행되었던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20–2021년에 수행되었던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였다.8,9 각 자료에서 임금근로자와 주간근무자, 교대근무자의 1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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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을 분석하였으며, 교대근무는 순환교대근무, 24시간 교대근무, 고정 야간근무, 기타 

형태로 구분하였다.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1주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근로
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window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교대근무자들의 1주 노동시간은 

주간근무자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p < 0.001). 교대근무의 형태 중에서는 24시간 교대근무
와 고정 야간근무의 1주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 분석을 통하여 한국 교대근무자들의 노
동시간이 주간근무자들에 비해 길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으로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노동시간은 대개 이보다 

더 길다. 10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야간 교대근무의 노동시간을 따로 규제하고 있
지 않으나, 야간 교대근무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유럽연합
은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directive 2003/88/EC).11

Table 2는 야간 교대근무의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와 야간근무의 정의, 그리고 규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중동,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들에
서는 야간근무의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아시아에서는 규제하는 국가가 

없었다. 이들 국가들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시간을 일정 기간 동안 평균하여 짧게는 

하루 7시간, 길게는 하루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12,13

한국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
며,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한 경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어 법에
서 허용하는 최대노동시간은 1주 52시간이다. 야간근무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
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14 한
국에서는 야간근무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업종이 있어 많은 야간근무자들은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
자들은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감시 업무로서 법정근로시간의 적
용을 받지 않아 12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무 또는 24시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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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한국 교대근무자들의 1주 노동시간
변수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a 제6차 근로환경조사b

빈도 (%) 평균 ± 표준오차 빈도 (%) 평균 ± 표준오차
주간근무 2,290 (86.1) 42.83 ± 0.56 22,451 (88.4) 42.50 ± 0.06
교대근무 369 (13.9) 43.08 ± 0.78 2,935 (11.6) 46.25 ± 0.27
순환교대근무 94 (3.5) 45.37 ± 0.98 581 (2.3) 45.50 ± 0.54
24시간 교대근무 39 (1.1) 57.69 ± 1.73
고정 야간근무c 790 (3.1) 50.11 ± 0.67
기타d 241 (9.1) 40.59 ± 1.00 1,564 (5.9) 44.81 ± 0.36

빈도 (%) 또는 평균 ± 표준오차.
a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1); b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2021); c24시간 교대근무 포함; d불규칙 교대, 분할 
교대 등.



야간근무는 일주기리듬의 교란을 야기하여 많은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야간근무로 인
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야간근무의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야간근무의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도 있어 많은 야간근무자들이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대근무자가 장
시간 노동을 하면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교대근무와 장
시간 노동의 복합노출에 따른 악영향을 고려하면,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야간근무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고 야간근무자들의 노
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간 교대근무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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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여러 국가의 야간근무 규정
구분 국가 야간근무의 정의 야간근무의 최대 노동시간
유럽 아루바 0시–6시 사이 4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불가리아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코스타리카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4개월 평균)
체코 공화국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26주 평균)
덴마크 22시–4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4개월 평균)
핀란드 23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위험작업인 경우)
프랑스 21시–7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1주 40시간(12주 평균)
독일 23시–6시 사이 2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4주 평균)
그리스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헝가리 22시–6시 사이 근무 하루 8시간
아일랜드 0시–7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2개월 평균)
이탈리아 0시–5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리히텐슈타인 23시–6시 사이 근무 하루 8시간 (1개월 평균, 최대 12시간)
리투아니아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1개월 평균)
룩셈부르크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7일 평균)
네덜란드 0시–6시 사이 1시간 이상 근무 하루 10시간, 1주 40시간 (16주 평균)
노르웨이 21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4주 평균)
포르투갈 22시–7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루마니아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3개월 평균)
슬로베니아 23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4개월 평균)
스페인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15일 평균)
스웨덴 22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4개월 평균)
스위스 23시–6시 사이 근무 하루 9시간
영국 23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17주 평균)

중동 Israel 22시–6시 사이 2시간 이상 근무 하루 7시간, 1주 58시간
북아메리카 Mexico 20시–6시 사이 근무 하루 7시간, 1주 42시간
남아메리카 Argentina 21시–6시 사이 근무 하루 7시간

Venezuela 19시–5시 사이 근무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중앙아메리카 Costa-rica 19시–5시 사이 근무 하루 6시간, 1주 36시간

Guatemala 18시–6시 사이 근무 하루 6시간, 1주 36시간
Honduras 19시–5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6시간, 1주 36시간
Panama 18시–6시 사이 근무 하루 7시간, 1주 42시간

아프리카 Angola 20시–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하루 10시간
Kenya 1주 60시간, 2주 1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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