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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의 형태 속성 계가 운동 잔여효과에 미치는 향*

지 원 남 종 호†

연세 학교 의학행동과학연구소 가톨릭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운동 잔여효과를 이용하여 상의 형태 속성 계가 운동지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형태 정보와 운동 정보의 독립된 처리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자극의 형

태 정보와 운동정보가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순응자극과 정지검

사자극의 형태 계에 따라 운동지각에 차별 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

태 동일성, 운동 잔여효과 발생 역의 심성, 순응 자극과 검사 자극의 역 첩 여부를 조작하 다. 실

험 1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 형태의 동일성 여부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을 비교했으며,

한 자극형태에 따라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2에서는 역 일치성을

유지하고 순응자극의 제시 심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실험 3에서는

역 일치성을 유지하고 검사자극의 제시 심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미치는 자극형태의 속성을 알아

보았다. 실험 4는 역 일치성 여부를 통제하고 운동 잔여효과의 발생 역의 심성 여부와 형태 일치성

여부를 알아보았다. 실험결과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동일 역, 동일 형태의 조건에서 운동 잔여효과

가 더 오래 지속되는 상이 찰되었다. 역 일치성이 동등한 경우에 형태의 유사성이 요한 요인이며,

더욱이 효과 발생 역의 심성보다 운동 잔여효과에 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 형태 정

보가 운동 잔여효과로 드러나는 운동 지각에 향을 주는 것은 형태 정보와 운동 정보의 통합된 처리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주제어 : 형태 동일성, 자극제시 역 일치성, 운동 잔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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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시각과정은 상의 색상, 형태, 깊이

등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분리하여 독립 으

로 처리하고, 한 종합하는 역동 인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

원에 따른 시각정보의 분리된 처리과정은 뇌

의 기능에 한 생리학 연구에서 구체 으

로 드러나 있다. 를 들면, 시각피질에서 선

조외측 역 이후의 역들은 상의 속성을

처리하는 기능에 따라 상이한 역으로 분할

되어 있다는 연구들이다. 크게 두 가지 경로

에 따른 역 구분을 제안하는데, 그 하나가

움직임 탐지 운동방향지각에 여하는 시

각경로로써 “where” 경로 는 두정엽 경로

(parietal pathway)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망막

내 Magno 세포의 활동이 시각피질의 V1→V2

→V3→MT( 측 측두엽) 역으로 이어져 두정

엽에 이르는 경로를 말한다. 시각경로의 다른

하나는 “what” 경로 는 측두엽 경로(temporal

pathway)라고 부르는데, 이 경로는 망막 내

Parvo 세포의 활동이 시각피질의 V1→V2→V4

→IT(내측 측두엽) 역으로 이어지며, 상의

형태, 색상 등의 속성을 처리한다. 여러 연구

들이 이러한 두 종류의 시각경로가 상의 시

각속성을 각각 독립 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해

왔다(Lenny, Trevarthen, van Essen & Wassel,

1990; Livingstone & Hubel, 1988). 특히 시각피

질이라고 일컬어지는 후두엽의 선조피질에서

두정엽과 측두엽으로 가는 두 종류의 분리된

경로가 있다는 것을 밝힌 Ungerleider와 Mishkin

(1982)의 연구가 다 시각 경로를 지지하는

표 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각경로의 통합처리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색상정보의

처리는 과거 연구에서 형태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 경로가 일임하고 있다고 여겨졌으나,

MT 역의 어떤 세포들이 등휘도(equiluminance)

색상 비 자극에도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Dobkins & Albright, 1994). 한

상의 움직임 악에 색상정보가 비선형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정훈, 2001)도 시각경

로의 기 통합처리를 지지한다. 즉, 분리된

시각 경로에서 색상정보는 V4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what 경로’에 해당하며 내측 측두엽

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색상정보가 움직임

악에 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where 경로’와

‘what 경로’가 통합 처리됨을 지지하는 것이

다. 이 외에도 움직이는 상의 지각된 비

(contrast)는 방향선별성기제의 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다(Takeuchi & DeValois, 2000).

운동지각에서 잘 알려진 상 의 하나가

운동 잔여효과(motion aftereffect: MAE)이다. 운

동 잔여효과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

체를 일정시간 본 후 고정된 물체를 보면 움

직이던 물체의 운동방향과는 반 방향으로 움

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을 말한다. 운동

잔여효과는 상학 찰에서 보고되는 것처

럼 시각기제의 방향선별성과 련이 있다.

Barlow와 Hill(1963)은 토끼의 망막에 있는 방

향 선별성 세포의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운동

잔여효과가 나타나는 착시 상에 탐지기가

여되어있다는 기 생리학 증거를 발견했으

며, 서로 반 방향을 선호하는 세포들의 반

응정도가 일시 으로 불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야기되는 것이 운동 잔여효과라고 주장했다.

Barlow와 Hill(1963)의 연구 이후로 운동 잔여

효과는 운동지각 운동방 지각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Huk과 Heeger(2001)는

자기공명 상(fMRI)연구를 통해 운동 잔여효과

에 의한 MT 역의 활성화를 확인하 다. 한

Vandufell, Fize, Tootell(2001)과 Taylor와 Schm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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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는 fMRI를 사용하여 운동 잔여효과를 유

발하는 신호가 MT 역 뿐 아니라 V2 역과

V3 역(Vandufell et al., 2001)에서도 찰되며,

MT 역을 심으로 앞부분인 BA44와 BA47

그리고 뒷부분인 BA37, BA40 역(Taylor &

Schmiz, 1999)에서도 찰된다는 사실을 보고했

다.

Nishida와 Johnston(1999)는 운동 잔여효과

(MAE)를 이용하여 상의 지각된 치와 운동

신호의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얻

었다. Nishida와 Johnston은 풍차패턴(windmill

pattern)을 사용하여 반 방향으로 회 하는 두

개의 자극을 한번에 제시하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 하던 자극이 정지하면 각 자극

에 해 운동 잔여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지되어 있는 자극이 착시에 의한 운동정보

때문에 기울어져 보이는 것은 움직임과 자극

형태 간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다

고 하 다. 한 Nishida, Motoyoshi, Andersen,

그리고 Shimojo(2003)는 응시조 (gaze modulation)

이 운동 잔여효과를 포함한 범 한 시각

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 다. 이들은 응

시조 이 운동 정보뿐만 아니라 형태 정보에

서도 공통 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며, 운동과

형태의 시각 처리과정이 기에 통합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 다.

회 운동, 방사상운동과 같은 복합운동의

경우 순응자극이 직 제시된 역이 아닌

역에까지 운동 잔여효과가 찰된다는 연구

가 있다(감기택, 2005; 정찬섭, 감기택, 2001;

Snowden & Milne, 1997). 정찬섭과 감기택(2001)

은 고리 형태의 자극에 순응된 경우, 순응되

지 않은 안쪽 역에까지 운동 잔여효과가 번

지는 상을 보고하 다. 순응된 역의 형태

와 순응되지 않은 역의 형태의 통합은 방사

방향의 정 형(sine-wave grating)의 상(phase)

의 일치 여부를 조작함으로써 가능하 다.

찰된 운동 잔여효과의 번짐 상은 형태가 통

합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 으며, 상이 반

가 된 경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 순응된 역과 순응되지 않은 역의 인

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운동 잔여효과의 번짐

상을 찰하는 실험참가자의 수가 체계 으

로 증가하 다. 형태의 통합 정도에 따라 운

동 잔여효과의 번짐 상이 체계 으로 달라

진다는 결과는 형태 정보와 운동정보의 통합

처리를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 특성에 하여 형태 통

합의 측면이 아닌 형태 동일성 여부에 을

두었다. 일반 으로 형태라고 하면 기하학

(geometry)의 측면에서 언 된다. 형태의 요

한 특성으로, 도형의 합동과 닮음과 같은 의

미에서, 공간 배열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배열의 동일성 ( 는 유사성) 여부가 운동지각

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태를 원 과

고리의 두 가지로 구성하여 운동 잔여효과를

측정하 다. 두 형태의 윤곽 정보와 동등하게

부합되는 회 운동이 운동 정보로 사용되었다.

실험 1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동일성

이 상의 운동지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했다. 실험 2에서는 검사자극

의 역 일치성을 통제하여 순응자극 역의

심성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를 알아보고자

했으며, 실험 3에서는 순응자극의 역 일치성

을 통제하여 검사자극 역의 심성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를 찰했다. 끝으로 실험 4에서

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일치성 여부를

조작하고 자극의 형태 일치성 여부가 운동지

각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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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 지각에 향을 주

는 정도로 살펴보고자 하는 운동 잔여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상의 움직임 여부, 움직임 지

속시간 등을 측정하는 립검사법(neutral test

method)이 있다. 다음으로 움직임 강도와 크기

를 측정하는 무 검사법(null test method)이 있

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법(transfer method)이

있는데, 이것은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을 상이

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의 두 가지 측정법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Pantle, 1998). 본 연구에

서는 자극 형태의 동일성 여부가 운동지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립

검사법과 이법을 사용하여 운동 잔여효과를

측정하 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운동 잔여효과를 이용하여 순

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태 동일성이 상의

운동지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했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순응자극과 검

사자극을 동일하게 제시하는 경우 운동 잔여

효과가 더 많이 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Anstis & Gregory, 1965). 본 실험에서는 원 자

극과 고리자극을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하면서, 형태 일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태와 역이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형태와

역일치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모든 자극은 동일한 넓이로

제시되었다. 한 순응자극과 검사자극 불일

치 조건에서는 자극을 제시하는 역에 의한

운동 잔여효과의 향을 통제하기 해 순응

자극과 검사자극의 역이 첩되지 않도록

자극을 구성하 다.

방 법

실험참가자 가톨릭 학 심리학과 학원 학

생 3명과 실험 참가자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

된 실험참가자 6명이 실험에 참여하 다.

찰자들은 안정된 반응측정을 해 본 실험

에 같은 자극으로 50시행 이하의 연습시행을

실시하 다. 찰자들은 모두 정상시력(나안

는 교정)을 가졌고 색시는 없었다. 이들은

실험의 목 에 해 알지 못했다.

도구 수평주 수 85Hz인 19인치 SAMSUNG

모니터를 사용하여 자극을 제시하 고, 화면

해상도는 1024*768이었다. 자극의 통제는 Power

Mac G4를 이용하 으며, 실험통제용 로그램

으로는 Matlab v.5.21과 정신물리학 실험용으로

작성된 Psychtoolbox v.2.43(Pelli, 1997; Brainard,

1997)을 사용하 다.

자극 자극이 제시되는 가상 인 창의 크기는

400×400 픽셀이며, 평균휘도 40 cd/㎡의 배경

에 60㎝거리에서 시각도 13.25 ×̊ 13.25 이̊었

다. 자극의 종류는 두 가지로 원 자극과 고

리자극이 사용되었다. 자극의 종류에 상 없

이 정 형의 방사주기는 5 다. 그리고 원

자극과 고리자극은 동일한 심에 동일한

넓이로 구성되었다. 원 자극의 경우 시각도

는 8.73 이̊었으며, 고리 자극의 경우 시각도는

13.25 이̊었다. 자극제시조건에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동일한 조건과 다른 조건이 있었

다.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동일한 조건은 원

-원 조건과 고리-고리조건이었고, 순응자극

과 검사자극이 다른 조건은 원 -고리조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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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원 조건이었다(그림 1). 모든 자극은 회

의 심이 동일한 풍차패턴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니터 상에 제시된 순응자극은 시계방향으로

회 하 다.

차 실험이 시작되면 참가자는 순응 자극이

제시되는 심 역을 응시한 채 을 고정하

도록 요구받았다. 순응 시 방사 정 주기

를 가진 자극은 시계방향으로 2 cycles/sec 의

속도로 15 동안 회 했으며, 순응 기간이

끝나면 바로 검사자극으로 치되었다. 순응

자극의 형태는 원 는 고리이었으며, 검사

자극은 정지된 자극이었다. 실험 조건에 따라

순응자극과 동일한 형태 는 상이한 형태의

검사 자극이 제시되었다. 검사자극이 제시되

면, 참가자들은 순응자극의 운동과는 반 방

향인 시계반 방향으로 운동 잔여효과를 경험

하게 되며, 운동 잔여효과가 사라지는 순간에

컴퓨터 자 의 어떤 키든지 르도록 하 다.

검사자극의 제시와 키보드의 반응 사이의 시

간 간격이 운동 잔여효과 지속시간으로 측정

되었다. 하나의 자극에 한 지속시간 측정이

끝나면, 다음 순응-검사 시행이 참가자가 충분

한 휴식기간을 갖고 난 후 마우스 버튼을

르면 자동으로 실시되었다. 각 시행조건은 연

습시행을 제외하고 각 자극조건 당 50회의 반

복 측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조건에 한

총 시행 수는 200회 다.

결과 논의

순응자극이 사라지고 검사자극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찰자가 컴퓨터 자 의 키를 르

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a)순응-검사 동일, 원 조건 (b)순응-검사 동일, 고리 조건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c) 순응-검사 차이 조건 (d) 순응-검사 차이 조건

그림 1. 실험 1에 사용된 자극과 자극제시조건. (a)와 (b)의 자극은 동일한 좌표축에 동일한 넓이로 제

시된다. (c)와 (d)의 원 자극과 고리자극의 면 은 동일하며, 겹치는 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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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측정하 으며, 운동 잔여효과의 지

속시간을 운동 잔여효과에 한 강도로 간주

하 다(Anstis, 1986).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태일치성과 역일치성에 한 운동 잔여효

과의 향은 운동 잔여효과 측정치와 함께 그

림 2에 제시하 다. 반 으로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같은 원 -원 조건과 고리-고리

조건이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다르게 제시된

나머지 두 조건에 비해 운동 잔여효과에 더

많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태 역이 일

치된 경우가 운동 잔여효과에 더 많이 향을

미쳤다. 즉 원 순응조건에서 순응자극과 검

사자극의 역과 형태가 일치하는 조건이 일

치하지 않는 조건에 비해서 운동 잔여효과가

유의미하게 더 오래 나타났다(t(8) = 5.141,

p<.001). 고리순응조건에서도 순응자극과 검사

자극의 역과 형태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운

동 잔여효과가 유의미하게 오래 나타났다(t(8)

= 3.788, p<.005).

그리고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동일한 경

우, 자극의 형태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의 차

이는 없었다. 기존의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일치성 연구에서 보면, 순응자극과 검사

자극의 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순응된

역의 운동 잔여효과는 순응되지 않은 역의

운동 잔여효과보다 더 강하다고 보고된 바 있

다(감기택, 2005).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

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 경우에도 운동 잔여효

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순응자극에 한 운

동 잔여효과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감기

택, 2005; 정찬섭, 감기택, 2001). 실험 1에서

확산 상은 심에서 주변, 그리고 주변에서

심의 양쪽 방향으로 유사한 강도로 발생하

다. 그러나 양방향으로 유사한 강도의 확산

상이 찰된 결과는 정찬섭과 감기택(2001)

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주변에서

안쪽으로의 확산 상이 반 의 방향보다 강하

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것이 측정 방식의 차이(번짐 상의

찰 여부 vs.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 시간)로

기인할 수도 있으며, 특히 자극 구성에서 정

형의 방사주기의 차이(15 vs. 5)에 기인한

것인지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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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1에서 측정된 운동 잔여효과의 조건별 지속시간(milli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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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의 결과는 순응-검사자극의 역

형태 일치성이 운동 잔여효과를 일으키는데

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

제 이 내포되어있었다. 즉, 실험 1에서는 순

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제시 역일치성과 형태

동일성이 혼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운동 잔여

효과의 차이를 보인 것이 형태의 동일성에 의

한 것인지, 는 역의 일치성에 의한 것인

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실험 1의 결과만

으로는 형태 일치성과 운동 잔여효과와의

계를 밝힐 수가 없다.

한 고리 형태의 자극은 운동 발생 역이

주변이 되며, 원 형태의 자극은 운동

발생 역이 이 있는 심 역에 있게

되는, 형태와 역 심성이 공변(共變; co-

vary)하는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자극의 형태일치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해서는 운동 잔여효

과가 찰되는 역이 심인지 주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먼 알아본 후 역

일치성과 형태 일치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기

여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실험 2, 3, 4를 이어서 실시하 다.

실험 2

실험 2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

일치성과 형태 일치성이 있을 때, 순응자극의

제시 역차이가 운동 잔여효과에 차별 인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환언하

면, 원 순응조건과 고리순응조건 모두에서

원 과 고리가 합쳐진 자극을 검사자극으로

제시하여, 순응자극의 제시 역 차이가 동일

한 검사자극에 해 운동 잔여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순응자극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원 과 고리 형태로 제

시되었고 검사자극은 원 자극과 고리자극의

역을 겹쳐 만든 형태로 제시하 다. 따라서

모든 조건에서 순응자극과 동일한 역이 검

사자극에도 제시되었다. 한 순응 자극이 불

러일으키는 운동 잔여효과가 역크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해 원 자극과 고리

자극이 동일한 넓이로 제시되는 조건과, 원

자극의 반지름과 고리자극의 두께가 동일한

조건(이후 길이동일 조건)이 제시되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자극형태에 따른 운동 잔여효

과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을 비교했으며, 반응은 이법을 사

용하여 측정하 다.

방 법

실험참가자 실험 1에 참여한 가톨릭 학교

심리학과 학원 학생 3명과 실험참가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실험 1에 참여한 6명의 실험참가

자들이 실험 2에 참여하 다. 모두 정상시력

(나안 는 교정)을 가졌고 색시는 없었다. 이

들은 실험의 목 에 해 알지 못했다.

도구 실험 1과 동일하 다.

자극 원 순응자극과 고리순응자극에 한

운동 잔여효과의 향을 비교하고자 검사자극

을 원 과 고리를 동시에 제시하여 두 형태

조건이 불러일으키는 운동 잔여효과의 강도를

비교하 다. 역일치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모든 검사자극

은 순응자극의 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

되었다. 자극의 크기와 평균휘도, 시각도 등은

실험 1과 동일하 다. 고리자극은 원 자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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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두기 해 시각도 약 1 의̊ 간격을 두

도록 하 다. 넓이 동일조건에서 원 자극과

고리자극의 넓이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동일

하 다. 실험 2에서 사용한 자극의 종류는 6

가지로 우선 순응자극에는 넓이가 동일한 원

자극(그림 3a)과 고리자극(그림 3b), 그리고

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반지름 길이가 시각

도 약 3 인̊ 원 자극(그림 3c)과 두께가 시각

도 3 인̊ 고리자극(그림 3d)이 사용되었다. 검

사자극으로는 넓이가 동일한 원 과 고리 자

극을 겹쳐 만든 자극(그림 3a, 3b)과 원 의 반

지름 길이가 고리 자극의 두께와 동일한 원

과 고리 자극들을 겹쳐 만든 자극(그림 3c, 3d)

이 각각 제시되었다. 넓이동일 조건과 길이동

일 조건에서 순응자극은 원 혹은 고리로 제

시되었고, 검사자극은 원 과 고리를 겹쳐 만

든 자극으로 각 조건 내에서 동일하게 제시되

었다. 순응자극의 크기는 원 의 경우 넓이동

일 조건이 더 컸으며, 고리의 경우 길이동일

조건이 더 크게 제시되었다. 원 과 고리 사

이의 간격은 시각도 약 1 로̊ 모든 조건에서

동일했다.

차 실험의 모든 차와 측정방법은 실험 1

과 동일하 다. 각 시행조건은 연습시행을 제

외하고 각 자극조건 당 42회의 반복측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찰자의 총 시행 수는 168

회 다.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a)넓이동일조건 - 원 순응 (b)넓이동일조건 - 고리순응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c) 반지름-두께 동일조건 - 원 순응 (d) 반지름-두께 동일조건 - 고리순응

그림 3. 실험 2에 사용된 자극과 자극제시조건. 모든 자극은 동일한 좌표축에 제시된다. (a)와 (b)의

순응자극으로 제시하는 원 과 고리의 면 이 동일하며, 검사자극은 두 순응자극을 겹쳐 구성한다. (c)와

(d)는 순응자극으로 제시하는 원의 반지름과 고리의 두께가 동일하며, 검사자극은 두 순응자극을 겹쳐

구성한다.



지원․남종호 / 자극의 형태 속성 계가 운동 잔여효과에 미치는 향

- 9 -

결과 논의

실험 1과 동일한 차를 사용하여, 검사자

극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참여자가 키보드를

르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으로 하여 측정치로 얻었다(그림 4).

넓이동일 조건에서 보면 순응 자극으로 원

자극을 제시하 을 때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

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t(8) = 3.242

p<.012). 이는 순응자극의 형태 차이 는 제

시 역 차이가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검사 자극은

순응자극의 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되었

기 때문에 모든 자극의 운동 잔여효과는 역

일치 상태에서 찰되었다. 제시 역 크기의

차이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의 향을 보기

한 조건에서는 원 자극으로 순응을 할 때

역크기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반면 순응자극이 고리인 경우에는 역

이 크게 제시되는 조건인 길이동일-고리순응

조건이 넓이동일-고리순응 조건보다 운동 잔

여효과가 유의미하게 크게 보고되었다(t(8) =

-2.867, p<.021).

실험 2는 순응자극의 형태가 원 일 때 운

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다

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한 순응자극이

심에 제시될 때 운동 잔여효과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한 번 정찬섭,

감기택의 연구 결과와는 반 로 나타난 것이

다. 그러나 이 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것이 측정 방식의 차이

로 인한 것인지, 정 형의 방사주기의 차이

(15 vs. 5)와 회 속도의 차이로 인한 시공간

주 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넓이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자극의 폭 요인을 동일하게 하여 자극을 구성

한 경우에는 순응자극의 형태 차이가 운동 잔

여효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심 역에 제시한 원 순응자극이 가져

오는 운동 잔여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키기 해서는 주변의 고리순응 자극의

역이 심 역보다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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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2에서 측정된 운동 잔여효과의 조건별 지속시간(milli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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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실험 3은 실험 2에서 사용된 순응자극과 검

사자극의 역할을 교환하 다. 즉, 원 순응조

건과 고리순응조건 모두에서 원 과 고리가

합쳐진 자극을 순응자극으로 제시하 다. 동

일한 순응 자극이 불러일으킨 운동 잔여효과

가 어떤 역의 검사자극에 더 많이 이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순응자극은 원 자

극과 고리자극의 역이 모두 포함된 형태로

제시되었고 검사자극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원 는 고리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모든 조건에서 검사자극과 동일한 역이 순

응자극에 포함되었다. 실험 2와 마찬가지로

자극의 역크기 속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원 자극과 고리

자극이 동일한 넓이로 제시되는 조건과, 원

자극의 반지름과 고리자극의 두께가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자극형태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운동 잔여효

과의 지속시간을 비교했으며, 이법을 사용

하여 반응을 측정하 다.

방 법

실험참가자 실험 2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실

험에 참여한 실험참가자 5명이 실험 3에도

참여하 다. 모두 정상시력(나안 는 교정)을

가졌고 색시는 없었다. 이들은 실험의 목 에

해 알지 못했다.

도구 실험 1,2와 동일하 다.

자극 실험 2의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할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a)넓이동일조건 - 원 검사 (b)넓이동일조건 - 고리검사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c) 반지름-두께 동일조건 - 원 검사 (d) 반지름-두께 동일조건 - 고리검사

그림 5. 실험 3에 사용된 자극과 자극제시조건. 모든 자극은 동일한 좌표축에 제시된다. 실험 2에 사용

된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할을 교환하 다. (a)와 (b)의 순응자극에서 안쪽의 원 과 바깥쪽의 고리

의 면 이 동일하다. (c)와 (d)는 순응자극의 안쪽 원의 반지름과 바깥쪽 고리의 두께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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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어서 사용하 다(그림 5).

차 실험의 모든 차와 측정방법은 실험 2

와 동일하다. 각 시행조건은 연습시행을 제외

하고 각 자극조건 당 8회의 반복측정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찰자의 총 시행 수는 32회

다.

결과 논의

실험 1, 2와 동일하게 검사자극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참여자가 키보드를 르는 순간까지

의 시간을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으로 하

여 측정치로 얻었다(그림 6). 체 으로 찰

된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은 실험 2와 유

사하다. 넓이동일 조건에서 보면 검사자극으

로 원 자극을 제시하 을 때 운동 잔여효과

의 지속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t(4) =

3.190, p<.033). 역크기의 차이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의 향을 보기 한 조건에서, 검사

자극이 원 일 때 역크기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반면 검사자극이 고리인 경우에

는 역이 크게 제시되는 조건인 길이동일-고

리검사 조건이 넓이동일 조건에 비해서 운동

잔여효과가 유의미하게 크게 보고되었다(t(4)

= -3.248, p<.031). 실험 3의 결과로 검사자극

이 심 역에 제시될 때 운동 잔여효과의 지

속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실험 2의 결과와 더불어 자극 제시

역의 심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미

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넓

이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자극의 반지름과 두

께를 동일하게 하여 자극을 구성한 경우에는

순응자극의 형태 차이가 운동 잔여효과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심

역에 제시한 원 순응자극이 가져오는 운동

잔여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해서는 주변의 고리순응 자극의 역이 심

역보다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 2와 3을 종합해보면 심 역에 순응

자극이 제시되는 경우(실험 2)와 검사자극이

제시되는 경우(실험 3) 모두 주변 역에 제시

하는 경우보다 운동 잔여효과를 크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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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 3에서 측정된 운동 잔여효과의 조건별 지속시간(milli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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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 심 역에서 발생

된 운동 잔여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

키기 해서는 주변 역에 더 큰 면 을 제

시해야만 함을 시사한다. 실험 2와 3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이 일치하는 조건

에서만 운동 잔여효과를 찰하 고 심

역에 제시된 원 이 여한 운동 잔여효과가

주변 역에 제시된 고리가 여한 효과보다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 4

를 실시하 다.

실험 4

실험 4는 실험 2와 3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

으로 형태 동일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기여하

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역 일치

여부 각각에 하여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형태 동일 조건과 상이 조건을 구성하 다.

그림 7에서 실험 자극 a와 b를 제시하는 조건

에서는 순응 역과 검사 역이 첩되는 경

우이며, 순응 자극 형태가 원 일 때 동일한

형태인 원 검사자극과 형태가 상이한 고리

검사자극에 나타나는 운동 잔여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그림 7a, 7b).

한 실험 자극 c와 d를 제시하는 조건에서는

순응 역과 검사 역이 첩되지 않는 경우

에 순응 자극이 고리일 때 형태는 다르지만

검사 역이 심인 원 검사자극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검사 역이 주변인 고리 검사자

극의 운동 잔여효과의 차이에 해 알아보고

자 하 다(그림 7c, 7d).

그러므로 순응 역과 검사 역을 겹치도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a) 역일치, 형태일치 - 원 검사 (b) 역일치, 형태불일치 - 고리검사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순응조건-회 검사조건-정지

(c) 역불일치, 형태불일치- 원 검사 (d) 역불일치, 형태일치 - 고리검사

그림 7. 실험 4에 사용된 자극과 자극제시조건. 모든 자극은 동일한 좌표축에 제시된다. (a)와 (b)의

검사조건에 사용된 원과 고리는 겹치는 역이 없으며, 합칠 경우 순응조건에서 사용된 원 자극이 된

다. (c)와 (d)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첩되는 역이 없으며, (c)원과 고리, (d)고리와 고리의 면

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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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통제한 상황에서, 원 형태에 순응된 경

우 동일한 형태인 원 에 운동 잔여효과가 크

게 나타나는지, 는 형태와 상 없이 순응

역이 겹치는 고리 형태에도 운동 잔여효과

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운동 잔여효과의 차이가 찰되지 않는다면,

심 역에서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실험 2

와 3의 결과를 고려할 때, 원 형태가 운동

잔여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형태 동일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향

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

로 운동 잔여효과가 원 의 경우에서 더 크게

찰될 경우, 형태 동일성 효과만이 아닌,

심 역에서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실험 2와

3의 결과가 있으므로 역 불일치의 조건에서

찰된 결과와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순응 역과 검사 역이 겹치지 않도록 통

제한 상황에서, 고리 형태에 순응된 경우 동

일한 형태인 고리에 운동 잔여효과가 크게 나

타나는지, 는 심의 원 형태에 운동 잔

여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에 해서 악해야

한다. 동일한 형태인 고리-고리에서 찰된 운

동 잔여효과가 고리-원 의 경우보다 크거나

유사하다면, 심 역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형태의 동일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기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 의 효과가 얻어진다면,

형태 동일성이 운동 잔여효과에 기여하는 정

도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방 법

실험참가자 가톨릭 학교 심리학과 학원

학생 6명이 실험 4에 참여하 다. 모두 정상

시력(나안 는 교정)을 가졌고 색시는 없었

다. 이들 참가자는 실험 1, 2, 3에 참여한

이 없었으며, 실험의 목 에 해 알지 못했

다.

도구 실험 1, 2, 3과 동일하 다.

자극 역일치조건에서는 순응자극으로 원

을 사용하고, 검사자극으로 원 과 고리를 제

시했다. 순응자극의 크기는 시각도 10.44 이̊었

으며, 검사자극으로 제시된 원 자극은 시각

도 7.58 이̊었지만, 원 과 고리의 넓이는 동일

하 다. 역불일치조건에서는 순응자극으로

고리를 사용하고, 검사자극으로 원 과 고리

를 제시하 다. 순응자극인 고리의 크기는 시

각도 10.44 이̊었으며, 검사자극인 원 은 시각

도 7.58 ,̊ 고리는 13.25 이̊었다. 이 조건에서

검사자극인 원 과 고리는 모두 순응자극인

고리와 겹치는 역이 없었다.

차 실험의 모든 차와 측정방법은 실험 1

과 동일하다. 각 시행조건은 연습시행을 제외

하고 각 자극조건 당 8회의 반복측정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찰자의 총 시행 수는 32회

다.

결과 논의

역일치조건에서는 형태일치(원 -원 )와

형태불일치(원 -고리)간 운동 잔여효과의 차

이가 유의미하 다(t(5) = 3.419, p<.019). 한

역불일치조건에서는 형태불일치(고리-원 )

와 형태일치(고리-고리)간 운동 잔여효과의 차

이가 유의미했다(t(5) = -4.006, p<.010).

이 결과에서 역일치는 자극의 형태일치에

상 없이 운동 잔여효과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역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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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조건에서는 형태 동일성에 의한 운동 잔

여효과가 유의미 컸으나, 이 차이는 형태동일

성에 의한 효과가 심 역에서 운동 잔여효

과가 크다는 실험 2와 3의 결과와 구분되지

않는다. 그 지만 역불일치조건에서는 자극

의 형태일치 요인이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주는 것으로 찰되었다. 역 불일치 조건에

서 고리 순응 자극에 하여 고리 검사 자극

이 제시된 경우 더 큰 운동 잔여효과를 찰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운동 잔여효과가 발

생하는 역이 심이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

는 효과보다도,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태

일치 여부로 인하여 발생한 운동 잔여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환언하면, 형

태 동일성이 운동 잔여효과로 찰되는 운동

정보처리에 향을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 정보의 처리와 형태 정보의 처리가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 가지 언 해야 할 것은 실험 1의 역불

일치에서 고리 순응자극과 원 검사자극

이 실험 4의 역불일치의 형태불일치 조건의

자극 과 유사하다는 이다. 그런데 실험 1

에서 얻어진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은 실

험 4에서 얻은 지속시간보다 긴 차이를 보인

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한 것으로 추론이

된다. 첫째는 방 언 한 실험 1의 자극

이 실험 4의 자극 에 비해서 상 으로 큰

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험의 모든 순

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에서 크기가 큰 것을

기 으로 동일한 최 크기를 갖도록 자극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순

응 역이 클수록 운동 잔여효과의 지속시간

이 길어진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실험 2, 3에

서도 밝 진 바 있다. 둘째로 실험 1, 2, 3은

동일한 참가자로 실험이 수행된데 비하여 실

험 4는 실험 1, 2, 3에 참가한 이 없는

참가자로 실험이 수행 다는 이다. 즉 실험

1과 4에서 보이는 지속시간의 차이는 개인차

에 의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이

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실험 1과 4의 결

과를 직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험 조건 내에서 찰된 상 인 차이에 분

석의 을 두는 것이 더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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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 4에서 측정된 운동 잔여효과의 조건별 지속시간(milli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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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극 형태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운동 지각의 처리가 달라지는지 알아보

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운동 자극에 순응

된 후 나타나는 운동 잔여효과가 자극의 형태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

는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주목하고, 이

를 통제하면서 형태동일성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세 요인은, 첫째, 순응 자

극과 검사 자극의 동일 역 여부, 둘째, 순응

자극과 검사 자극의 형태 동일성, 셋째, 운동

잔여효과가 발생하는 역의 심성 여부가

그것이다.

실험 1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형태

동일성 여부가 운동 잔여효과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았다. 다른 속성을 통제하기 해

모든 자극은 동일한 넓이로 제시하는 조작을

하 으며, 순응-검사자극의 형태 일치성이 운

동 잔여효과를 일으키는데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실험 1의 결과를 형태

동일성에 의한 효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불가능

했는데, 다른 요인들의 공변에 의한 효과라는

해석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즉 실험 1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일치성과 형태일

치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 과 고리의

형태 속성과 운동 잔여효과의 계를 직 증

명할 수는 없었다.

검사 자극의 제시 역이 순응 자극의 제시

역과 일치될 경우 운동 잔여효과가 나타난

다는 연구(Anstis & Gregory, 1965)에 비추어보

면, 실험 1에서 순응 자극과 검사 자극이 동

일한 경우,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 으로 강한 운동 잔

여효과가 찰된 이유가 역 일치성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었다. 한 원 형태

와 고리 형태를 동일한 면 으로 구성했음에

도 불구하고, 심 역에 제시한 원

형태에 의한 운동 잔여효과가 주변 역

에 제시한 고리 형태에 의한 운동 잔여효과와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 정찬섭과 감기택은 운

동 잔여효과의 번짐 상이 주변에서 심으

로 강하게 나타나며, 그 반 의 경우는 약하

게 나타나는 비 칭성을 보고하 다. 그러므

로 역 일치성과 형태 동일성에 의한 효과를

분리해내기 해서는 자극 제시 역이 심

인지 주변인지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실험 2와 3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제시된 역이 심인지 주변인지에 따라 (제

시 역과 형태가 공변 하게 됨) 운동 잔여효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 2에서는 순응자극은 원 조건과 고리조

건으로 제시하 으며, 검사자극은 원 과 고

리가 합쳐진 자극으로 제시하 으며, 실험 3

에서는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의 역할을 바꾸어

제시하 다. 따라서 모든 조건에서 순응자극

과 검사자극에는 일치되는 역이 있었으며,

운동 잔여효과는 역일치 상태에서 찰되었

다. 한 자극의 역크기속성이 운동 잔여효

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원 자극

과 고리자극이 동일한 넓이로 제시되는 조건

과 원 자극의 반지름과 고리자극의 두께가

동일한 조건이 구성되었다. 실험 2와 3은 모

두 순응자극의 속성이 원 일 때 운동 잔여효

과의 지속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자극의 제시 역이 심인지

주변인지에 따라 운동 잔여효과가 달라짐을

시사하고 있다. 한 동일한 정도의 운동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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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효과를 얻기 해서 주변의 고리 자극은

심의 원 자극에 비해 더 넓어야 한다는 결

과도 얻었다. 그러므로 심에 제시되는 순응

자극 는 검사자극이 주변에 제시되는 순응

자극 는 검사자극의 경우보다 강한 운동 잔

여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 4에서 역 일치성을 일치와 불일치로

나 고, 형태 일치성을 조작하 다. 역일치

조건에서 형태일치(원 -원 )와 형태불일치(원

-고리)간 운동 잔여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역불일치조건에서는 형태불일치

(고리-원 )와 형태일치(고리-고리)간 운동 잔

여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따라서 순응/검

사자극 제시 역의 심성 효과는 자극의 형

태 일치성 효과에 더해져 운동 잔여효과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불일치조건에서는 자극의 형태일

치 요인이 운동 잔여효과에 향을 주는 것으

로 찰되었다. 그러므로 운동 잔여효과가 발

생하는 제시 역의 심성을 고려하더라도

형태일치성 요인이 운동 잔여 효과에 기여하

고 있음을 강하게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순응 자극과 검사 자극의 역

일치성, 운동 잔여효과 찰 역의 심성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도 형태 일치 정보가 운동

잔여효과의 강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운동 정보의 처리에 형태 정보가 여되어 있

음을 지지한다. 정찬섭과 감기택의 연구가 형

태 통합이란 측면을 연구하 고, 본 연구는

형태 동일성을 연구하 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역 불일치 조건을 포함하

는 실험 1과 4에서 운동 잔여효과가 찰되었

다. Snowden과 Milne(1997)는 부채꼴로 동일한

역으로 나뉜 네 역 각선 역 두 곳

에 순응자극을 제시하 고, 순응자극이 제시

되지 않은 나머지 두 역에 검사자극을 제시

하 을 경우에도 운동 잔여효과가 찰됨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실험조건은 본 연구에서

역불일치 조건과 동일하지만, 일반 으로

수용장을 이루는 동심원 구조에서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즉 Snowden과 Milne의 자극조건

은 비록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서로 다른

역에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반경 내의

원에 동일하게 포함되는 역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반경 내에 포함되지 않

는 역으로 순응자극과 검사자극이 제시되었

다. Snowden과 Milne의 연구가 회 운동을 탐

지하는 수용장이 크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고리 형태에 순응되었을 경우 안쪽의 원 보

다는 외곽의 고리 형태에서 운동 잔여효과가

더 크게 찰된 것은 이러한 설명을 약화시킨

다. 따라서 형태와 운동의 상호작용은 회 운

동을 탐지하는 신경세포(Graziano, Andersen, &

Snowden, 1994)가 있는 내측 측두엽(MST) 이

후의 신경처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감기택,

2005; 정찬섭, 감기택,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얻은 실험

2와 3의 결과는 정찬섭과 감기택의 연구 결과

와는 차이가 있는데, 특히 실험자극의 제시

구성이 유사한 실험 2의 결과는 운동 잔여효

과의 번짐 상의 방향이 정반 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재로는 정확하게 설명되기 어

렵다.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

극 구성 측면을 거론할 수 있다. 정찬섭과 감

기택의 연구는 정 형의 방사 주기가 15 주

기에 10 cycles/sec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

주기에 2 cycles/sec 로, 공간 주기는 1.5 옥타

의 차이가 그리고 시간 주기는 2.25 옥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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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 한 각속도는 각각 



rad/sec와 

 rad/sec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

극의 제시 회 속도가 느렸다. 이러한 차이는

자극의 회 시공간 주 수가 다르게 제시되

도록 만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운동 잔여효

과의 번짐 방향에 향을 가능성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상이한 시공간 주 수를 처리

하는 별개의 하 기제가 운동 잔여효과의 번

짐 방향에 해 상이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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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timulus Pattern Relationship on Motion Aftereffect

Jiwon Chun Jong-Ho Nam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in medicin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t was investigated an effect of stimulus pattern relationship on motion perception, using motion

aftereffect(MAE). Generally, it has been accepted that visual system processes pattern information of an

object separately from motion information. However, there were recent reports on the possible interaction

between two visual pathways: pattern and motion.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 interaction

between stimulus pattern and MAE intensity, we manipulated three aspects of relation between adapting

and testing stimuli; pattern similarity, area occurring MAE, retinotopic specific area between adapting and

testing stimuli. In Experiment 1, it was manipulated pattern similarities and shapes of pattern. In

Experiment 2, shapes of adapting stimuli was manipulated, controlling overlapping area between adapting

and testing stimuli. In Experiment 3, shapes of testing stimuli was manipulated, controlling overlapping

area between adapting and testing stimuli. In Experiment 4, it was investigated effect of area occurring

MAE and overlapping area between adapting and testing stimuli, controlling overlapping area. We

measured duration of MAE, as an estimation of an intensity of MAE. It was observed that duration of

MAE was longer when adapted stimulus pattern and test stimulus were same than when they were

different. When overlapping area was controlled, similarity of shape has stronger effect on MAE than

central area occurring MA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hape information of object has an influence

on motion information processing, revealed by MAE.

Keywords : pattern similarity, retinotopic specific area occurring MAE, M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