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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의 안내 방향과 설치 위치에 따른

공간 스트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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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통로유도등이 안내하는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올바른 탈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로유도등은 좌우 화살표로 방향을 안내하기 때문에, 수평면

에서의 설치 위치에 따라 공간 스트룹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면에서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트룹 촉진효과와 간섭효과

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장면에 걸쳐 간섭효

과가 관찰되었다. 촉진효과의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장면에서는 강하게 관찰되었지만, 거

실통로유도등 장면에서는 다소 약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공간 스트룹 효과로 인하여, 통

로유도등의 수평 설치 위치가 피난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피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적으

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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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

한 피난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

나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일 것이다. 피

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한 자료들

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피난 상

황에서 친숙성에 기반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를 최초 피난 경로로 선택하며, 이러한

초기 경로가 변경되는 것은 피난 행동이라는

목표에 관여하는 외부 요소(목적지, 경로, 화

재 혹은 탈출 가능성)의 상태가 변한 경우, 자

신의 공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경로

선택이 불완전한 때, 그리고 다른 피난자들의

집단적인 동조행동에 순응할 경우에는 최초

선택한 경로를 변경한다고 한다(송국섭, 2003). 

화재 상황에서의 피난 행동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피난 경로의 선

택과 변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

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

인다(Benthorn & Frantzich, 1999; Kobes, Helsloot, 

de Vries, & Post, 2010). 따라서 피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 행동을 돕기 위해 복도통로유

도등(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화살표를 이용하여 피난의 방향을

명시)이나 거실통로유도등(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화살표를 이용하여 피난의

방향을 명시)과 같이 다양한 건물 내 장면에

서 피난 행동을 안내하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난 행동에서 유도등의 역할은 부연할

필요 없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유도등의 형

태에 관해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 ISO)에 의해 표준화

되어 있으며, 그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유도등 및 유도표

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피난 상황에서 유도등을 탐지하는 것은 사

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빠

른 경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Xie, Filippidis, 

Galea, Blackshields, & Lawrence, 2012). 뿐만 아

니라 피난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지점, 즉 방향을 선택해야만 하는 장소에 설

치된 유도등은 피난 경로에 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여 피난자가 직관적으로 경로를 선

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Benthorn 

& Frantzich, 1999). 이에 따라 선행 연구들은

색상이나 휘도와 같은 유도등 자체의 지각적

속성들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예, Jin, Yamada, 

Kawai, & Takahashi, 1991; Ng & Chan, 2015). 

  그러나 재난 상황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서의 의사결정은 외적 요인에 의한 상향적 처

리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한 하향적 처

리에 의해 이루어진다(예, Cohen, Dunbar, & 

McClelland, 1990; Glockner & Betsch, 2008). 이

와 관련하여 유도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요인은 수평면에서의 유도등의 위치

다. 즉, 화살표로 나타내는 피난 방향을 기준

으로 하여, 그 유도등이 설치된 위치가 동일

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더 느려지거나 부

정확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를 공간 스트

룹 효과(spatial Stroop effect)라고 한다. 공간 스

트룹 효과는 화살표의 방향과 그 위치의 일치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전통

적인 색상-단어 스트룹 과제에서 발견되는 바

와 같이 촉진효과와 간섭효과가 발생한다(Lu 

& Proctor, 1995). 즉, 목표자극인 화살표가 가

리키는 방향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

해야 하는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화살표의 방

향(예, 왼쪽)이 그 화살표가 제시되는 위치(예, 

오른쪽)와 불일치하는 경우(불일치 조건)에는

화살표가 화면 가운데 제시될 때(중립 조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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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률이 감소하고 반응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스트룹 간섭효과가 관찰된다. 반면, 화살

표가 가리키는 방향(예, 왼쪽)과 제시되는 위

치(예, 왼쪽)가 일치하는 경우(일치 조건)에는

정확률이 증가하고 반응시간이 감소되는 스트

룹 촉진효과가 나타난다(Lu & Proctor, 1995; 

MacLeod, 1991). 또한 인지 과제의 수행이 제시

된 자극의 공간적 표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조양

석 & 배기열, 2013).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도등이 제공하는 정보(화살표 방

향)와 공간적 표상(유도등 위치)이 피난상황의

경로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관계 법령에 의한 유도

등 설치에 관한 기준, 특히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의 경우에는 수직에서의 높이

에 관한 기준만 있을 뿐 수평에서의 정확한

설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유도

등의 수평면 위치가 설치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공간 스트룹 효과에 의해 유도등의 설치 위치

가 사람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유도

등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 위치의 일치 여부에

따라 실제 피난 행동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도

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이 안내하는 방

향과 그 설치 위치에 따른 공간 스트룹 효과

가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

이 설치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유도등이

유발할 수 있는 공간 스트룹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경북대학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60명

(여성 30명, 남성 30명, 평균 연령 23.21세)의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모두 오른손

잡이였고, 교정 혹은 나안 시력이 정상이었다. 

참가자들은 부경대학교에서 승인된 서면 동의

서에 서명하였으며, 소정의 참가비를 받았다. 

이 중 네 명의 참가자들이 반응시간이나 정확

률에서 2.5 표준편차를 벗어나 분석에서 제외

하여, 최종 5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절차

  실험 자극의 제시 및 반응의 기록은 E-prime 

2.0에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약 60cm 거리

에서 17인치 LCD 모니터 화면에 제시되는 자

극에 대해 키보드로 반응하였다. 실험에 포함

된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3D 

도면 설계 프로그램인 SketchUp을 이용하여

제작된 복도나 개방된 공간에서 제시되었다

(그림 1 참조). 유도등의 배치는 ISO 7010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의 기준

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복도통로유도등은 T

자 및 Y자 형태의 좌우 교차로가 포함된 두

가지 복도 상황에서 제시되었고, 거실통로유

도등은 넓은 공간에 좌우에 계단이 있는 상황

이었는데, 이 때 두 계단은 좌우에 하나씩 배

치되었으며, 그 중 한 가지 상황은 관찰자로

부터 두 계단의 거리가 같은 경우였고, 다른

상황은 왼쪽 혹은 오른쪽 계단이 더 멀리 배

치되도록 한 상황으로, 총 세 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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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험 자극은 1,000ms 동안 화면 중앙

에 제시되었으며 각 시행은 2,000ms의 고정점

(‘+’)으로 제시되는 자극 간 간격(inter-stimulus 

interval)을 두고 제시되었다. 각 상황은 일치

여부에 따른 시행조건(일치, 중립, 불일치 조

건) 각각에 대해 10 시행씩 구성되어 30회 제

시되었으며, 거실통로유도등이 제시되는 세

가지 상황(좌우 계단의 거리가 동일한 경우, 

좌측 혹은 우측 계단이 더 먼 경우)과 복도통

로유도등이 제시되는 두 가지 상황(T자 및 Y

자 복도)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모든 장면은 연이어 제시되지 않도록

하였고, 화살표 방향 및 시행조건(일치, 중립, 

불일치 조건)은 반응 반복으로 인한 점화 효

과(Mayr, Awh, & Laurey, 2003)를 통제하기 위

해 역균형화하였다. 

  과제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12개의 시행

으로 구성된 연습시행을 통해 과제의 규칙을

숙지한 다음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가자들

은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가정하고, 각 장면에

대한 피난 경로를 각 유도등의 방향에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선택하여 반응하라는 지시

를 받았다. 유도등의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

킬 경우, 키보드의 ‘M’키로 반응하고, 유도등

이 왼쪽을 가리킬 경우에는 ‘Z’키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해야 함을 인지하고 실험을 수행하였

다.

결 과

  모든 장면들에 대한 유도등 표시방향과 위

치의 일치 여부에 따른 시행조건(즉, 일치, 중

립, 불일치)의 평균 정확률과 평균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 2와 표 1에 제시하였

일치 중립 불일치

그림 1. 실험 자극의 예. 복도통로유도등(위)과 거실통로유도등(아래)이 안내하는 방향은 각각 좌우를 안내하

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이 예에서는 모두 왼쪽을 가리키고 있음). 왼쪽 열은 유도등 화살표의 방

향과 수평에서의 공간적 위치가 일치하는 일치 조건, 가운데 열은 화살표의 방향에 관계없이 유도등이 중앙에

설치된 중립 조건, 오른쪽 열은 화살표의 방향과 수평에서의 공간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조건의 예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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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화살표의 방향과 유도등 위치의 일

치 여부에 따라 스트룹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확률의 경우, 참가자들은 유의미한 스트룹

효과를 보였다(F(2,110) = 39.09, MSe = 0.024, 

p < 0.001). 즉, 참가자들은 화살표의 방향과

유도등의 위치가 일치하는 조건(M = 0.986, 

SD = 0.030)에서 가장 높은 정확률을 보였으

며, 두 번째로는 중립 조건(M = 0.979, SD = 

0.030)에서 높은 정확률을, 그리고 불일치 조

건(M = 0.958, SD = 0.038)에서 가장 낮은 정

확률을 보였다. 각 조건에 대한 대비검증 결

과, 일치 조건과 중립 조건 간 차이(F(1,55) = 

8.30, p < 0.01)와 중립 조건과 불일치 조건

간 차이(F(1,55) = 39.27, p < 0.001)가 모두

유의하여, 촉진효과(0.7%)와 간섭효과(2.1%)가

모두 관찰되었다. 이러한 스트룹 효과는 참

가자들의 반응시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는데(F(2,110) = 138.89, MSe = 

37198.241, p < 0.001), 일치 조건(M = 

491.680, SD = 42.974)에서 가장 빠른 수행을, 

그리고 중립 조건(M = 501.711, SD = 42.952), 

불일치 조건(M = 527.042, SD = 47.445) 순으

로 빠르게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에 대한 대비검증 결과 또한

일치-중립 조건 간 차이(F(1,55) = 29.68, p < 

0.001), 그리고 중립-불일치 조건 간 차이

(F(1,55) = 174.31, p < 0.001)가 모두 유의미하

그림 2. 전체 장면에 대한 시행조건(일치, 중립, 불일치)에 따른 정확률과 반응시간.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표 1. 전체 장면에 대한 시행조건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 F partial η2

정확률
시행조건 0.024 2 0.012 39.093*** 0.415

오차 0.034 110 0.000

반응시간
시행조건 37198.241 2 18599.120 138.886*** 0.716

오차 14730.820 110 133.91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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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확률과 마찬가지로 촉진효과(10.0ms)와

간섭효과(25.3ms)가 모두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

등 장면 각각에서 시행조건의 평균 정확률과

반응시간에 대해 스트룹 효과가 관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복도통로유도등이 사용된 교차로 장

면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장면 평균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확률과 반응시간

모두에서 유의미한 스트룹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3, 표 2). 먼저 정확률의 경우, 일치 조

건(M = 0.984, SD = 0.036)일 때가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 중립 조건(M = 0.973, SD 

= 0.035), 불일치 조건(M = 0.939, SD = 

0.053) 순이었다(F(2,110) = 28.83, MSe = 

0.061, p < 0.001). 대비검증 결과, 일치-중립

조건 간 차이(F(1,55) = 7.34, p < 0.01) 와 중

립-불일치 조건 간 차이(F(1,55) = 25.05, p < 

0.001) 모두 유의하여 스트룹 촉진(1.2%) 및 간

섭효과(3.3%)가 관찰되었다. 반응시간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일치 조건(M = 508.468, SD = 

40.313), 중립 조건(M = 534.552, SD = 

48.702), 불일치 조건(M = 555.976, SD = 

47.757) 순으로 빨랐으며(F(2,110) = 57.05, MSe 

= 63400.028, p < 0.001), 구체적으로 일치-중

립 조건 간 차이(F(1,55) = 25.96, p < 0.001), 

중립-불일치 조건 간 차이(F(1,55) = 48.26, p 

< 0.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

지로 촉진(26.1ms) 및 간섭효과(21.4ms)가 나타

났다. 

표 2. 복도통로유도등 장면에 대한 시행조건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 F partial η2

정확률
시행조건 0.061 2 0.030 28.826*** 0.344

오차 0.116 110 0.001

반응시간
시행조건 63400.028 2 31700.014 57.048*** 0.509

오차 61123.665 110 555.67

***p<0.001

그림 3. 복도통로유도등 장면에 대한 시행조건(일치, 중립, 불일치)에 따른 정확률과 반응시간.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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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거실통로유도등이 사용된 계단

장면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는 그림 4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정확률의 경우, 일치 조건(M = 0.988, SD = 

0.029)일 때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

립 조건(M = 0.983, SD = 0.031), 불일치 조건

(M = 0.970, SD = 0.039) 순이었다(F(2,110) = 

23.66, MSe= 0.009, p < 0.001). 세 조건에 대

한 대비검증 결과, 중립-불일치 조건 간 차이

와(F(1,55) = 30.05, p < 0.001), 일치-중립 조

건 간 차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55) = 4.55, p < 0.05). 즉, 정확률에서는

촉진(0.5%) 및 간섭효과(1.3%)가 관찰되었다. 

반응시간에의 경우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F(2,110) = 40.06, MSe= 33082.039, p < 

0.001). 대비 검정 결과 불일치 조건(M = 

507.753, SD = 49.847)과 중립 조건(M = 

477.487, SD = 42.883)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으나(F(1,55) = 81.27, p < 0.001), 일

치 조건(M = 478.510, SD = 50.469)과 중립

조건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55) = 

0.05, p > 0.5). 즉, 거실통로유도등에 대한 반

응시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간섭효과(30.3ms)

가 관찰되었으나 촉진효과(-1.0ms)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복도통로유도등(즉, 교차로 장

면)과 거실통로유도등(즉, 계단 장면)에서 정확

률과 반응시간에 대해 측정된 스트룹 촉진 및

간섭효과가 두 장면에서 서로 다른가를 확인

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

표 3. 거실통로유도등 장면에 대한 시행조건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 F partial η2

정확률
시행조건 0.009 2 0.005 23.662*** 0.301

오차 0.021 110 0.000

반응시간
시행조건 33082.039 2 16541.019 40.056*** 0.421

오차 45424.550 110 412.950

***p<0.001

그림 4. 거실통로유도등 장면에 대한 시행조건(일치, 중립, 불일치)에 따른 정확률과 반응시간. 오차막대는 표

준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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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정확률 촉진효과의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평균차=0.7%, t(55)=1.67, p > 0.5), 

간섭효과에서는 복도통로유도등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2.1%, t(55)=3.33, 

p < 0.01).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복도

통로유도등의 촉진효과가 거실통로유도등의

효과보다 더 큰 반면(평균차=27.1ms, t(55)= 

3.09, p < 0.01), 간섭효과의 경우 거실통로유

도등의 효과가 복도통로유도등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8.8ms, t(55)=2.01, 

p < 0.05).

논 의

  본 연구는 화재와 같은 피난 상황에서 피난

방향을 안내하는 유도등의 방향과 그 설치 위

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스트룹 효과

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유도등

의 방향과 위치가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낮은

정확률과 느린 반응시간이 관찰된 반면, 일치

조건에서는 높은 정확률과 빠른 반응시간이

나타났다. 이는 피난상황에서 유도등의 설치

위치에 의한 스트룹 촉진효과 및 간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차로가 있는

복도통로유도등 장면과 교차로 없이 계단이

있는 거실통로유도등 장면에서의 스트룹 효과

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 모두에서 유의미한 스트룹 간

섭효과가 관찰되었다. 한편 스트룹 촉진효과

는 복도통로유도등 장면에서는 관찰된 반면, 

거실통로유도등 장면에서는 다소 약하거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스트룹 간섭효과는 연습이나 과

제 조건의 비율 등에 의해 감소되거나 나타나

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강

건하여 대부분의 경우에서 관찰되는 반면, 촉

진효과는 일반적으로 간섭효과보다 더 작고, 

때로는 관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Lindsay & 

Jacoby, 1994; MacLeod, 1991).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전체 경로에 대한

간섭효과는 정확률(2.1%)과 반응시간(25.3ms)에

있어서 촉진효과(각각 0.7%, 10.0ms)보다 더 크

게 관찰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스트룹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도등의 위치가 유도등이

안내하는 방향에 대한 참가자들의 경로 선택

을 촉진시키거나 간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복도통로유도등 장면에서는 간섭 및

촉진효과가 모두 관찰된 반면, 거실통로유도

등 장면에서 촉진효과가 약하거나 사라진

것은 자극의 시각적 복잡성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Brown, Roos-Gilbert, & Carr, 1995; 

Kahneman & Chajczyk, 1983; Roberts & Besner, 

2005). 즉, 복도통로유도등 장면에서는 벽과

복도만으로 이루어져, 유도등이 현저한 자극

으로 제시되지만, 거실통로유도등 장면에서는

두 개의 계단이 함께 제시됨으로 인하여, 시

각적 복잡성이 더 크며, 이로 인해 촉진 효과

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혹은 제시된 계

단으로 공간적 주의가 분산되어 유도등에 대

한 초점 주의가 방해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

다(Tsal & Lavie, 1993). 일상생활에서의 시각적

복잡성은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보다 더욱

높기 때문에, 본 연구의 거실통로유도등 장면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도등의 위치에 따라

스트룹 간섭 효과는 존재하되 촉진 효과는 관

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피난 상황에서 유도등이 안내하는 방향을

인식하는 것이 더 빠른 경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인 것은 명백하다(Tang, Wu, & L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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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전 연구들은 유도등의 지각적 속

성들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예, Jin, Yamada, 

Kawai, & Takahashi, 1991; Ng & Chan, 2015).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유도등이 적절한 위

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더 효율적인 경로 선택

을 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로 선택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도등이 안내

하는 방향과 그 유도등이 설치된 위치가 불일

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자들에게 잘못된 안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난

상황에서 피난자들을 안내하는 유도등의 설치

위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피난구

를 안내하는 방향과 그 설치위치가 일치하거

나 최소한 반대의 방향에 설치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들만을 대상

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노인이

나 아동의 경우 공간 스트룹 과제에서 간섭

효과가 젊은 성인들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West & Alain, 2000; Williams, Strauss, Hultsch, 

& Hunter, 2007). 이는 아동이나 노인들을 위한

건물에서는 특히 유도등의 설치 위치에 더 신

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피난 상황

에서의 정서 상태, 예컨대 투쟁-도피 반응

(Cannon, 1935)과 같은 공포와 같은 정서 상태

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강한 공포 자극의 경우에는 그

자극을 무시해야 하는 상황에도 우리의 주의

를 강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Bishop, Duncan, 

Brett, & Lawrence, 2004) 이러한 영향은 초기

시각 처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Phelps, Ling, & 

Carrasco, 2006), 간섭 효과의 영향은 더 클 것

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피난 상황에서 사람

들의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등이 설치된

위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스트룹 효

과가 피난 행동에서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도

등은 반드시 간섭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

에 설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이라면 안내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된다

면, 사람들의 빠르고 정확한 피난 행동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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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Stroop Effect between The Direction and Installed 

Location of The Emergency Evacuation Route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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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ital to select a correct evacuation route based on the direction guided by emergency evacuation 

route signs during a disaster. Because emergency evacuation route signs guide evacuation directions using 

left and right arrows, it is possible to produce the spatial Stroop effect due to the direction of the 

emergency evacuation route sign and its installed location.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laboratory 

experiment to examine whether the Stroop facilitation and/or interference effect is observed due to the 

installed location of the emergency evacuation route sign in various scen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ference effect was strongly observed across scenes whereas the facilitation effect was weaker in 

stair-scenes than in corridor-scen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stalled location of the emergency 

evacuation route sign in the horizontal plane can strongly affect human evacuation behavior. Therefore, the 

current findings should be legislated in a standard manner for fast and accurate human decision making 

in evacuation situations.

Key words : spatial Stroop effect, emergency evacuation route sign, evacuation behavior, facilitation effect, interference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