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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지진 등 촌각을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는 

많은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탈출 계획의 수립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영화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

생하였을 때, 피난 경로를 기반으로 탈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이다. 효과적인 탈

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전 자신의 위치와 비상 탈출구 간 피난 경로를 포함하는 공

간적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인 인지도(cognitive map)를 형

성하는 것이 핵심이다(Tolman, 1948; Wagner, 2006).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공이 이

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와 비상 탈출구 간 피난 

경로를 포함한 지도, 즉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있거나 영상으

로 안내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

화관의 경우,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자신의 위치와 비상 탈출구 간 피난 경로를 영화 상영 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피난 안내도의 제시는 뚜렷한 기준없

이 2차원 또는 3차원 지도 형태로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도 유형에 따라 피난 경로에 대한 길찾기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알려

진 바가 없다. 다만, 일부 연구들에서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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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한 연구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

하여 두 가지 지도 유형을 활용한 길찾기 수행의 차이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3차원 지도를 이용할 때보다 2차원 

지도를 이용할 때 길찾기 수행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ulasvirta, Estlander, & Nurminen, 2009).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혼잡한 길거리에서 2차원 지

도보다 3차원 지도를 통해 경로를 학습했을 때 수행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ao, Dong, Peng, & Liu, 

2017). 이러한 결과는 2차원 지도가 3차원 지도에 비해 주

의 자원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략적으로 공간 전체

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반면, 3차원 지도의 

경우 주의 자원이 요구는 많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Lei, Wu, Chao, 

& Lee, 2016). 따라서 제시되는 지도 유형에 따라 형성되는 

인지도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위급 상황에서 길찾

기 행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남녀 간 공간 항행, 즉 길찾기 전략의 차이

를 고려할 때(Saucier et al., 2002), 제시되는 지도 유형에 

따라 남녀 간 피난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지도의 랜드마크와 같은 

국지적 특징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남성

은 지도에 나타난 경로의 전반적인 패턴을 구성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 

Chang, & Chang, 2009; Coluccia, Iosue, & Antonella 

Brandimonte, 2007; Moffat, Hampson, & Hatzipantelis, 

1998). 이러한 남녀 간 길찾기 전략의 차이는 2차원과 3차

원 길찾기에서 수행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관성있

는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예컨대, 2차원 미로 탈출에서

는 남녀 간 수행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Leplow, Höll, 
Zeng, & Mehdorn, 2000), 3차원 가상현실에서 식품점 내

부의 상품을 찾는 실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빠른 수행을 

보인 반면, 정확률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piers, Sakamoto, Elliott, & Baumann, 2008). 이와 다르

게, 최근 가상현실을 이용한 3차원 길찾기 실험에서는 여성

이 남성보다 수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ilar, Rebelo, 

& Noriega, 2014).

따라서 이 연구는 2차원과 3차원 지도 학습이 길찾기 수

행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제 

환경에서의 길찾기 행동을 재현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미로

를 제작하여, 실험실 환경이나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미로에

서의 길찾기 행동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길찾기 

수행 전 미로에 대한 탈출 경로 학습을 짧은 시간동안 제시

한 두 실험집단과 학습을 제공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세 집

단(통제: 지도 없음, 2D: 2차원 지도, 3D: 3차원 지도)을 

구성하고, 각 집단의 성비가 최대한 동일하도록 참가자들을 

배정하였다. 짧게 제시되는 지도 학습 시간을 고려할 때, 상

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자원 요구량이 적은 2D 집단이 3D 

집단보다 미로 탈출 수행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한, 2D 집단과 3D 집단 간 미로 탈출에서 남녀 간 수행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 법

참가자

XX대학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118명의 참가자를 모집

하였다(M=23.4세, SD=2.42. 모든 참가자들은 XX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실험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

였고, 실험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받았다. 미로 

탈출 이전 학습할 지도 유형과 성별에 따른 탈출 수행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 집단은 51명(여: 23명), 2D 집단

은 31명(여 15), 그리고 3D 집단은 36명(여 14명)으로 무선

적으로 배정하였다.

도구� 및� 절차

실험에 사용된 미로는 1.2 x 2.0m2 크기의 판자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 세트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판자 

사이에 1.2 x 2.0 x 0.06m3 크기의 간격재(filler block)를 

삽입하였다. 현재『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최소 범위에 따라 

최악의 탈출 상황을 가정하여 복도의 폭은 1.2m로 설정하였

고, 미로의 전체크기는 16.5 x 15.4m2로 9개의 교차점을 가

지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벽의 높이는 2.0m로 참가자들이 

미로 밖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미로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장 짧은 경로는 93.0m로, 이 경로를 이용하면 성인 평균 

걸음걸이 속도(1.4m/s)로 약 66초가 소요되는 거리였다. 미

로 탈출 수행 전 2D 집단 및 3D 집단 각각에 대해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2

차원 지도와 3차원 지도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2D 집단의 경로 학습 동영상에 사용된 

2차원 지도는 높이 정보 없이 벽과 통로를 색상만으로 구분

하였고, 3D 집단의 경로 학습에 사용된 3차원 지도는 높이 

정보, 즉 입체감을 포함한 것으로, 벽과 통로를 색상 및 높

이로 구분하였다. 두 지도 모두 랜드마크는 포함하지 않았다. 

각각의 동영상에서 탈출 경로는 지도의 입구에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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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까지 순차적으로 점선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두 가지 동영상 모두 20초 동안 제시되었다. 또한, 2차원 지

도는 수평선 및 수직선을 기본으로 한 직사각형 형태로 제시

하였고, 3차원 지도는 입체감을 포함한 공간 정보를 효과적

으로 표현하기 위해, 약 45° 기울어진 형태로 제시하였다. 

미로 탈출 수행은 정확률과 탈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정확

률은 미로 내에서 정확한 방향선택을 한 백분율로, 탈출시간

은 미로를 탈출한 전체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지도 유형에 

따라 피난 경로에 대한 인지도 형성이 성별 간 탈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률과 탈출 시간에 대해 

3(지도 유형: 2차원, 3차원 및 통제) x 2(성별: 남, 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지도 유형의 주효과 및 상호

작용이 유의한 경우, Turkey’s HSD를 통해 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 과

지도 유형에 따라 피난 경로에 대한 인지도 형성이 성별 간 

정확률과 탈출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정확률에서 지도 유형의 주효과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F(2, 102) = 25.344, p < .05, η² 

= .332], 이는 2D 집단(73.33%)과 3D 집단(76.25%)의 정확

률이 통제 집단(60.06%)보다 더 높은 것에 기인하였다[p < 

.05]. 한편, 성별의 주효과 및 지도 유형과 성별 간 상호작용

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s > .05].

다음으로, 탈출 시간에서 지도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는데[F(2, 102) = 3.953, p <. 05, η² = .072], 

이는 2D 집단(92.97s)이 통제 집단(127.91s)보다 탈출 시간

이 더 빠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반면, 

Figure� 1. 2D (left) and 3D (right) maps used in the experiment. Red dots indicates starting point of the maze.

Figure� 2. Mean accuracy and reaction times for the Map-type according to sex differences. Error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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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집단은 2D 집단 및 통제 집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s > .05]. 또한, 성별의 주효과도 유의미하게 관찰되

었는데[F(1, 102) = 6.186, p < .05, η² =. 057], 이는 남

성(99.03s)이 여성(125.42s)보다 탈출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도 유형과 성별 간 상호작용이 유의

미하게 나타났는데[F(2, 102) = 3.147, p <.05, η² = 

.058], 구체적으로 2D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는 남녀 간 탈

출 속도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s > .05], 3D 집단에

서는 여성(148.57s)이 남성(83.20s) 보다 탈출 시간 더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논� � 의

이 연구는 피난 경로에 대한 2차원과 3차원 지도 학습이 실

물로 제작된 미로를 탈출하는 길찾기 수행에 차이를 유발하

는지, 또한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확률의 경우, 

2D 집단과 3D 집단 모두 통제 집단보다 높았으며, 성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탈출 시간은 2D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2D 집단과 3D 집단 간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또한 2D 집단의 성차는 없는 반면 3D 집단

에서는 여성의 탈출 시간이 남성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탈출 이전에 지도를 통한 피난 경로에 대

한 학습이 길찾기 수행에 중요한 요인이며, 학습한 지도 유

형에 따라 길찾기 수행에 있어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지도 학습 방법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남성은 지도를 전역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간 전체의 

대략적인 정보를 통해 경로를 찾는 반면, 여성은 지도 주변 

환경의 색상, 깊이 및 형태와 같은 국소적 특징들을 통해 경

로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Bosco, Longoni, & Vecchi, 

2004; Chen et al., 2009; Coluccia & Louse, 2004; 

Lawton, 1994, 2001). 이러한 남녀 간 차이는 피난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유형에 따라 길찾기 수행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3차

원 지도의 경우, 색상, 형태 및 깊이와 같은 국소적 처리가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피난 경로를 찾는데 도움

이 되는 뚜렷한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성은 3차원 지도를 국소 특징을 통해 인지도를 형

성함으로써 지도 유형에 관계없이 전역적으로 처리하는 남성

에 비해 피난 행동이 늦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2차

원 지도의 경우 국소적인 특징보다는 피난 경로에 전반적인 

공간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Lei et al., 2016), 남성

과 여성 모두 피난 경로에 대한 대략적인 전체 공간에 대한 

인지도를 용이하게 형성함으로써 남녀 간 길찾기 수행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를 뒷

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in과 Chen(2013)은 

랜드마크 중심이 아닌, 자신의 위치와 방위(direction)를 통

해 길 찾는 것이 요구되는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2차원 및 3

차원 화면으로 제공한 다음 남녀 간 길 찾기 수행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2차원 네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남

성과 여성 간 길찾기 수행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차원 

네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급격한 수행 저

하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길찾

기 행동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가 부재하거나 지도에 표현하

기 힘든 경우에는 3차원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신속한 탈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의 탈출 시간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걸음걸이 속도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으로 보인다(Tolea et al., 2010). 이

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통제집단과 2D 집단의 남성이 여성

보다 수치적으로 탈출 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둘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3D 집단에서 남성이 여

성보다 탈출 시간이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언급한 3차원 지도 학습을 통한 남녀 간 탈출 시

간에서의 차이가 걸음걸이 속도의 차이보다 신속한 피난 행

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지도 학습을 통한 길찾

기 수행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위급 상황에서의 탈출 행동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지닌다. 첫째,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정

서적 불안 또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길찾기를 위한 정보

처리 과정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Kobes, 

Helsloot, de Vries, & Post, 2010). 한 예로, 최근 연구에서

는 불안 수준이 높을 때 방향 선택 과정에서 선택적 주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Kim & Lee, 2019), 이러한 결

과는 위급 상황에서 특정 정보에 의존한 정보처리 과정으로 

인해 길찾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 피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난경로 학습 시 지도의 랜드마크나 

정보의 복잡도가 실제 피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실험에서 사용된 탈출 경로는 실제 

상황의 피난 경로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고, 피난 경로 

학습 직후에 길찾기를 수행함으로 인해 실제 영화관에서 화

재나 위급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탈출 수행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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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다. 셋째, 탈출 경로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된 동영

상에서 2차원 지도는 직사각형 형태로 제시된 반면, 3차원 

지도는 약 45° 회전된 형태로 제시되어 학습한 피난 경로

의 표상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3D 집단에서 관찰

된 길찾기 수행의 성차가 학습한 지도의 특성 차이가 아닌 

제시 형태의 차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탈출 행동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최

근 한 연구에서는 탈출 경로를 안내하는 통로유도등의 설치 

위치가 피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통로유도

등의 위치와 탈출 경로가 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보다 더 신

속한 탈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Hur, 

Oh, Choi, & Jeong, 2016).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변인들

이 탈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 연구

에서는 지도 유형과 성별뿐만 아니라 지도에 대한 학습 시간

이나 반복 학습 횟수, 불안 수준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탈출 행동 특성을 더욱 상세히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탈출 행동이 요구될 때 미리 지도학

습을 하는 것이 탈출 행동 수행을 향상시키지만, 2차원, 혹

은 3차원 지도의 학습을 통한 탈출 행동은 성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며, 2차원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화관과 

쇼핑몰과 같은 복합 건축물에서는 피난 경로를 종종 3차원 

지도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

한 대피를 위해 3차원 지도보다는 2차원 지도를 통해 피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급상황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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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및� 3차원� 지도� 학습이� 길찾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경면1,� 최준호2,� 김초복1

1경북대학교�심리학과,� 2부경대학교�소방공학과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사전에 피난 경로에 대한 인지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피난 

경로는『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2차원 또는 3차원 지도로 안내되고 있지만, 피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지도 유형에 대한 학

습을 통해 형성된 인지도의 효과와 더불어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실물 크기의 미로를 제작하고 학습할 지도 유형과 남녀 성비 비율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

고 집단 간 길찾기 수행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2차원 또는 3차원 지도를 통해 미로 경로를 제시했을 때, 지도를 제시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길찾기 성공률이 높았다. 특히, 통제 및 2차원 지도 집단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3차원 

지도를 학습한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길찾기 시간에서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2차원 지도로 피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피난행동, 길찾기, 지도유형, 인지도, 성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