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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에 따른 상황인식의 차이:

운 - 련 과제를 심으로
*

김 비 아 이 재 식
†

부산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운 수행에서 상황인식의 성차를 세 가지 과제, 즉 2차원 메트릭스 항행과제, 녹

화된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 그리고 운 시뮬 이션 과제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 다. 2

차원 메트릭스 항행과제에서 지시형태(유클리디안 지시, 이정표 지시)에 따른 재인검사 결과

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이정표식 지시에서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 다. 녹화된 실제 도

로상황 재인과제는 운 상황에 보다 근 한 상황인식 과제로서 실제 도로장면을 녹화하며

시뮬 이터 방 스크린에 투사하며 이를 재인하는 과제 다. 그 결과 남성은 더 높은 정확

반응률과 더 낮은 오경보률을 보 다. 특히 자극 치에 따른 분석 결과, 여성들은 운 자

심자극이나 표지 자극에서의 수행에 비해 주변자극의 재인에 더 실패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 상황을 모사한 운 시뮬 이터 과제에서 성차를 비교한 결과

반 인 운 수행은 남성들이 더 우세하 지만, 운 제시된 자극들에 한 재인률은 차

이가 없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 수행이 우수한 원인으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일부 증명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방자극에 비해 주변자극의 재

인에 실패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남성운 자들에 비해 효율 인 상황인식을 못하여 시야가

좁은 험한 운 수행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주요어 : 상황인식, 운 시뮬 이션, 운 에서의 성차, 공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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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은 매우 복합 인 과제로 기본 으로

운 자는 차장 머로 보이는 많은 교통상황

들과 주변 환경 정보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차량 내부의 각 계기들도 주시하며 이에 한

한 단을 하고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운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연령

(Lam, 2001; Males, 2000), 성별(Taubman-Ben-Ari

& Findler, 2003; Tavris, Kuhn, & Layde, 2001)등

의 인구학 인 요인들과 운 경험(McCartt,

Shabanova, & Leaf, 2003; Underwood, Chapman,

Brocklehurst, Underwood, & Crundall, 2003), 운

자의 성격(Cellar, Nelson, & Yorke, 2000; Perry

& Baldwin, 2000), 피로(이재식, 김비아, 유완석,

1999; Matthews & Desmond; 2002)혹은 음주

(이재식 등, 1999; Burian, Liguori, & Robinson,

2002)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되어 왔다.

이 성차는 일상생활에서 운 수행의 차

이를 보이는 요소로 운 자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요인 하나이다. 컨 여성 운

자들은 남성 운 자들에 비해 교통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 다른

차선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하

며, 그리고 일반 으로 주차하는데 더 큰 어려

움을 토로한다. Loan(2002)은 남성 운 자들에

비해 여성 운 자들의 자동차 충돌 사고는 공

간 인 지각 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지각 인 에러나 단 에러로 인한 것이 더

많고, 일반 으로 운 에 한 자신감도 더 낮

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 에서의 성차를 상황인식

이라는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은 운 이라는 과제가 지닌

속성을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인데, 공간상에 편

재하는 자극을 지각하고, 이를 이해하여 최종

수행에 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특히 항공기 조종이나 운 과 같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복잡한 여러 정보들을 처

리하는 상황을 기술하는데 유용하다(Adams,

Tenny, & Pew, 1995; Endslay, 1995b).

운 과제가 가진 속성, 즉 차량 내외부에서

부단히 변하는 많은 복잡한 정보를 실시간으

로 처리하여 처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

이고 안 한 최종 운 수행을 보여야 함을 고

려해 볼 때 상황인식이라는 요인에 을 맞

추어 운 수행을 분석해 보는 것은 타당할 것

이다. 운 수행에서의 성차가 상황인식의 성차

에서 기인한다는 가정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

들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공간 인

인지능력에서의 성차가 상황인식에 향을 미

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련해 성별

에 따른 공간 인 인지 능력과 상황인식과 운

수행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공간 인 인지 능력과 성차

운 이 부단히 변화하는 공간상의 여러 동

시에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는 복합 인 과제

임을 고려해 볼 때, 운 에서의 성차의 한 원

인으로 공간 인 인지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지에서 성차를 보여주는 부분의 연

구들 하나는 공간 인 능력에서 남성의 우

를 보고하고 있는 것인데(Jones, Braithwaite, &

Healy, 2003), 공간 기억(spatial memory) 자체가

남성이더 우수함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Lips, Myers, & Colwill, 1978;

Miller & Santoni, 1986; Sharps & Gollin, 1988).

한 Voyer, Voyer, Bryden(1995)이 1974년에

서 1993년 사이의 련 논문 286편을 메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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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 공간 인 인지 능력에서의 성차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공간 인 인지 능

력을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사

용되어온 15가지 정도의 하 과제들을 심

회 (mental rotation), 공간 지각(spatial perception),

그리고 공간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 범주

로 나 어 분석하 다. 심 회 을 측정한 78

개의 실험, 공간 지각을 측정한 92개의 실험,

그리고 공간 시각화를 측정한 116개 실험

결과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모든 역에서 남

성이 여성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공간 인 인지 능력에서의 성차를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고, 이를

설명하는 많은 원인들이 제시되었다. 를 들

면, 공간 인 과제를 해결하는 책략 선택

(Bryden, 1980), 성숙 정도의 차이(Sander &

Soares, 1986), 뇌 편재화(Bryden, 1979), 유

보체(McGee, 1982), 성 호르몬(Imperato-McGinley,

Pichardo, Gautoer, Voyer, & Bryden, 1991), 차별

경험과 사회화(Baenninger & Newcombe, 1989),

그리고 성 역할 정체감(Nash, 1975; Signorella

& Jamison, 1986)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어져

왔다.

보다 운 과 련된 공간 인 인지 능력은

항행과제(navigation task)라고 불리는 길찾기 과

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

회 과제 등 다양한 공간 인지력을 측정하는

검사들 , 항행과제가 운 상황과 가장 련

있다고 생각하여 과제로 채택하 는데, 운 행

동의 목표로는 일차 으로 안 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지 으로의 이동성(mobility)이 요하다.

이러한 운 행동의 기본 목표를 심 회 등

의 다른 과제에 비해 항행과제가 잘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공간 인지과제 항행과제

를 채택하 다. 숲에서 길을 찾거나 컴퓨터

로그램으로 구 된 미로에서 출구 경로를 찾

는 것과 같은 항행과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이 일 으로 보

고되고 있다(Moffat, Hampson, & Hatzipantelis,

1998; Silverman, Choi, Mackewn, Fisher, Moro, &

Olshansky, 2000).

Saucier와 Green(2002)은 보다 더 구체 으로,

방 와 거리로 지시하는 유클리디안 지시방식

과 요한 지 을 심으로 지시하는 이정표

식 지시방법에 따른 항행과제에서의 성차를

비교하 다. 이 에 여러 가지 항행과제를 사

용한 연구들(Galea & Kimura, 1993; Holding &

Holding, 1989; Moffat et al, 1998)에서 실험참가

자는 항행책략을 본인이 선택하면 되었다. 그

러므로 이러한 경우 반 인 남성의 수행 우

가 더 나은 기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

다 더 나은 책략의 선택에 있는 것인지 명확

하지 않았다. 그러한 차이를 밝히고자 Saucier

등(2002)은 지시방식을 나 어 실험한 결과, 실

제 상황에서의 항행과제와 2차원 매트릭스 항

행과제 모두 체 에러률과 반응시간에서 남

성은 유클리디안 지식방식일 때, 여성은 이정

표식 지시방식일 때 수행이 더 우수함을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

로 다른 공간 인지 인 과제에 비해 운 상

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보다 한

과제인 2차원 매트릭스 항행과제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공간 인지 능력을 살펴보았다. 특

히 선행연구 결과 뚜렷한 성차가 나는 지시방

식을 변인으로 삼아, 항행결과가 우수한 책략

의 선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수

한 항행기술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의 한 모

호함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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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식과 운 수행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식의

정의는 ‘시공간 내에서 환경 요소들에 한 지

각, 지각된 요소들의 의미에 한 이해, 그리

고 재의 상태를 토 로 가까운 미래를 측

하는 것’이다(Endsley, 1988). 이 정의를 상황인

식의 세 단계로 요약하면, 지각, 이해, 그리고

투사( 측)이 된다. Jones와 Endsley(1996)는 항공

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인식 에러의 76%는 바

로 제일 첫 단계인 지각에서 발생하고, 19%가

이해 단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투사)

단계에서는 단지 6%의 상황인식 에러만이 발

생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 그러므로 상황인식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종 수행에 향을 미

치는 요소로 외부 자극을 오감을 통하여 지각

하는 첫 단계가 가장 결정 이라고 할 수 있다.

Endsley, Bolte, Jones(2003)가 언 하 다시

피, 원래 상황인식이라는 용어는 군 의 항공

기 조종사들이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의사결정과 수행의 토 가 되는 것으

로 상황인식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항공

분야와 군 에서뿐만 아니라 운 , 교육, 철도

운송, 발 소 운용, 그리고 기상 보에 이르기

까지 그 용범 가 확 되고 있다. 즉 상황인

식은 효과 인 의사결정과 수행에 결정 으로

작용하는 실세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지식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역 상황인식과 운 수행

과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상황인식은 재의 정보를 지각

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 로 가까운 미래를

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인식의 부족이나

실패가 교통사고의 직 인 원인이 될 수 있

다. 상황인식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

각 단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은데,

작업부하나 스트 스, 피로, 기기와의 인터페

이스, 복잡성, 자동화 등(Endsley 등, 2003)의 요

소와 더불어 주의자원의 부 한 분배나 간

섭(Wickens, 1992), 그리고 부주의 등 주의

(attention)와 련된 문제가 자극 지각 실패의

주요원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2,258건의 교통사고를 면 히 분석한 Treat,

Tumbas, McDonald, Shinar, Hume, Mayer,

Stansifer, Castellan(1979)이 교통사고의 주요원

인으로 부 한 외부 주시와 부주의를 제안

한 것은 상황인식이 사고의 주요원인임을 확

인해 주고 있다. 한 Elander, West, French

(1993)도 험한 지각과 주의 환 능력이 사고

율과 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성차에 따른 운 상황인식을

세 가지 과제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 다.

본 실험에서 수행된 세 가지 과제 각각은 공

간 인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지각 인 항행과

제, 실제 운 하지는 않지만 운 상황을 녹화

한 장면을 보며 마치 운 하는 듯한 상황을

모사한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운 상

황을 모사하여 구 된 운 시뮬 이션 과제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차원 매트릭스 항행

과제는 운 과는 직 인 련이 없다. 하지

만 운 수행에 향을 미치는 상황인식의 성

차에 주요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로 간주되는

공간 인 지각능력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특히 운 행동의 주요 목표인 이동성을 반

하고 있다. 이 과제는 운 행동을 모사한 정도

에서는 실제 상황과 가장 거리가 멀지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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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1. 2차원 메트릭스 항행 과제. 란색으로

표시된 셀은 처음 출발 지 을 표시한다.

그림 2. 실제 도로 상황 재인과제 캡쳐 화면. 총 9개의

작은 화면들은 각각 심자극 3개, 주변 자극

3개, 그리고 표지자극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의 주요한 요소인 공간 인지력을 검증하

는 기 실험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실제 도로

상황 재인과제는 세 과제 에서 실제 운 행

동과의 유사성에서는 간 수 이었다. 마지막

으로, 운 시뮬 이션 과제는 실제 운 시뮬

이터를 조작해 으로써 운 상황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상황인식을 측정하기 한

것이었다. 이들 세 가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차원 매트릭스 항행 과제를 통해 상황인식

의 차이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공간 인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지각 인 실험이 수행되었다.

심 회 과제(mental rotation task)나 삽입된

도형 과제(embed-figure task)와 같이 기본 인

공간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보다는 보다 운

상황에 부합한 그림 1과 같은 2차원 매트릭스

항행과제(2D navigation task)를 사용하 다.

Saucier 등(2002)의 선행연구를 모사하여, 최종

목표지 까지의 지시를 유클리디언 방식과 이

정표식 방식으로 나 어 제시하 다. 한 지

각과정에 향을미치는 작업부하량은 기억 부

담으로 조작 하 는데, 매트릭스를 보면서 지

시를 듣는 조건, 즉 기억 부담이 없는 조건과

미리 매트릭스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

시를 먼 듣고 매트릭스에서 항행하는 조건,

즉 기억 부담이 있는 조건으로 나뉘어졌다. 종

속변인으로는 최종 목표지 을 탐색하기까지

의 반응시간과 에러률, 그리고 매트릭스에 제

시된 도형들에 한 재인검사반응이 측정되었

다. 한 재인반응으로는 정확반응률(매트릭스

에 제시된 도형이 자극일 때 제시된 도형이라

고 반응하는 것)과 오경보률(매트릭스에 제시

되지 않은 도형에 해서 제시된 도형이라고

잘못 반응하는 것), 그리고 재인반응을 하기까

지의 반응시간이 측정되었다.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에서는 실제 운 하

면서 녹화한 도로장면이 1분 30 로 편집되어

총 4개의 운 상황이 실험참가자에게 제시되

었다. 운 상황을 녹화한 장면을 본 후 직 에

본 운 장면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재인하는

것이 과제 다. 실험참가자는 운 시뮬 이터

에 탑승하여 방 형 스크린에 제시된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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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운 시뮬 이션 화면. 운 자는 1차 과제로 시뮬

이터에 탑승하여 운 하면서(제일 아래 화면),

화면에 제시되는 자극(가장 화면, 간 화면)

을 기억하는 2차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 다.

된 도로상황을 보며, 마치 스크린에 투사되고

있는 도로를 운 하는 듯한 상황이 되도록 하

다. 각각의 실제 녹화한 운 상황 화면이 끝

난 후에는 방 스크린이 잠시 검정색의 빈

화면이 되었다가 그림 2와 같은 재인과제가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재인과제의 보기화면은

운 상황의 각 장면, 컨 1차선에서 2차선

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흰색 택시, 방에 제시

된 색 신호등, 그리고 갓길에 세워진 트럭

등 각 부분들을 캡쳐한 작은 화면 9개가 한

화면에 제시된 것으로, 이 정답은 3개 다.

즉 9개의 캡쳐 화면 6개는 이 운 상황

에서는 출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정답의 개

수는 4개의 화면 모두 각 3개씩이었지만, 운

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즉 직 화면에서 본 캡쳐 화면을 모두 선택

하는 것으로 운 자의 정확반응률(실제 나온

화면을 캡쳐한 것 3개 , 보았다고 응답하는

것)과 오경보률(실제 나오지 않은 화면을 캡쳐

한 6개 , 보았다고 응답하는 것)이 측정되었

다. 자극 치에 따른 화면으로 한 9개의 캡

쳐 화면을 나 어 보면, 운 자 방의 차량을

제시한 심자극 3개, 표지 이나 신호등을 제

시한 표지자극 3개, 그리고 차선이나 갓길

에서의 상황을 주변자극 3개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이 세 가지 자극 치에 따른 정확반응률

과 오경보률도 측정되었다. 체 9개의 화면

정답 3개는 자극 치에 따른 각각 3개의

화면 1개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운 시뮬 이션 과제가 실시되

었다. 직선과 곡선이 반복되는 한 한 도로상

황을 모사한 5분간의 운 시나리오에 따라

운 수행을 하는 동안, 30-60 간격으로 총 7

회에 걸쳐 그림 3과 같이 표지 자극과 2음

의 고빈도 단어가 2-4개씩 한 화면에 제시되

었다. 5분 동안 제시된 자극 수는 총 20개로,

표지 자극과 고빈도 단어가 각각 10개씩이었

다. 운 자는 제시된 주행속도와 차선을 유지

하며 운 하는 1차 과제를 수행하면서, 아울러

운 도 무선 으로 화면 곳곳에 제시되는

표지와 단어 자극들을 암기하는 2차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 다. 5분간의 시뮬 이터 운

을 마친 후, 운 제시된 자극들에 한 재

인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운 수행 측정치

와 함께 측정되었다.

방 법

실험참가자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P 학교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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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이 실험자내 조건으로 세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 다. 이들은 모두 운 면허 미소지자

다. 운 면허 미소지자를 상으로 한 이유는

일반 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면허

취득 후 실제 운 경험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성별이 독립변인인 본 연구에서 운 경험이

결과에 편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물론 운 경험을 통제하면 되지만, 운

경력 편차가 커서 충분히 연습시향을 거치

는 조건으로 운 면허 미소지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50명의 실험참가자는 남자 20명,

여자 30명이었는데, 여학생 7명은 운 시

뮬 이터 조작을 충분히 연습하 음에도 불구

하고 시뮬 이터 조작에 실패하여 결과분석에

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최종 남자 20명, 여자

2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측정도구 실험자극

2차원 매트릭스 항행과제

본 과제에서는 가로, 세로 10칸씩의 10×10

매트릭스가 펜티엄 IV(2.65GHz, 512MB) 의 컴

퓨터를 이용해 17인치 모니터 상에 제시되었

다. 각 셀은 10개의 상징들이 무선 으로 배치

되어 있었다(그림 1 참조). 매트릭스에서 시작

지 은 란 셀로 표시되어 있었고, 질문은 출

발지 을 명시하는 부분, 경로를 지시하는 부

분,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져 스피커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유클리디안 방

식과 이정표식 지시방식이 있었는데, 를 들

면 다음과 같다. 유클리디언 지시방식에서는

‘ 란 칸에서 출발합니다(출발지 명시). 동쪽

으로 2칸, 북쪽으로 4칸, 서쪽으로 4칸 갑니다

(경로 명시). 그 곳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

까?(질문)’라고 지시하고, 이정표식 지시에서는

란 칸에서 출발합니다. 동쪽으로 하트, 북쪽

으로 우산, 서쪽으로 연필까지 갑니다(경로 명

시). 그 곳의 왼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질문)’

라고 지시하 다. 이와 같은 지시라면 그림 1

에서의 정답은 스마일이다. 항행과제 후 재인

과제가 수행되었는데, 재인과제의 자극은 실제

매트릭스 상에 제시되었던 상징 10개와, 이와

유사하지만 제시되지 않았던 자극 10개로 구

성되어 있었다. 항행과제와 재인과제 모두

Super Lab Pro(Ver. 1.05)를 이용하여 구 되었다.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

본 과제는 운 상황에서의 상황인식을 보다

유사하게 모사한 것으로, 시야가 좋은 맑은 날

교통량이 간정도인 도로를 실제 주행하면서

SONY DCR-TRV40으로 촬 한 동 상 일을

편집하여 과제를 제작하 다. 총 4시간의 주행

을 녹화한 동 상 일 에서 운 자 방

역과 주변시 역, 표지 과 신호등 자극 등

이 모두 잘 나타나는 부분이 추출되어 windows

movie maker(ver. 2.1)를 이용해 1분 30 길이의

동 상 4개로 편집되었다. 이 게 편집된 실제

도로 상황 동 상은 시뮬 이터 방 50×40도

크기의 화면을 지원하는 로젝터(EIKI, LC-

7000U)로 운 자 방 1.5m에 있는 스크린

(4×3m)에 투사되었다. 실제 도로상황 편집 동

상은 Adrenalin Player(ver 2.1)를 이용해 운 자에

게 제시되었으며, 실제 도로상황 동 상이 제

시된 직후 동 상에서 제시되었던 운 상황과

제시되지 않았던 운 상황을 캡쳐하여 구성한

재인과제(그림 2 참조)가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운 시물 이션 과제

본 과제는 실제 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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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본 실험에 사용된 고정형 시뮬 이터.

황인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실시된 실험이

었다. 운 자는 그림 4에서 보듯이 1990년 식

엑셀 차체인 고정형 시뮬 이터에 탑승

하여,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에서 사용된 것

과 같은 로젝터로 방 4×3m에 투사된 도로

를 따라 운 하는 것이었다. 운 로그램은

watcom C로 구 되었고, 운 자의 행동에 따라

즉각 으로 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실제

운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 다. 엔진

소음은 스피커(Inkel, DJ-81) 두 로 운 자에

게 제시되었으며, 운 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장하는 주 통제 컴퓨

터는 펜티엄 IV(2.4GHz, 512MB) 이었다.

한 운 자의 운 행동은 실시간(1/100 )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었다.

운 수행 시 화면에 제시된 재인자극들 과

운 수행 후 행해진 재인과제는 Super Lab Pro

(Ver. 1.05)를 이용하여 구 되었다. 재인과제는

표 20개(단어 10개, 표지 10개)와 채우개

20개(단어 10개, 표지 10개)로 구성되었는데,

표 단어와 채우개 단어는 모두 1989년도 연

세 말뭉치 I의 어휘 빈도표에서 빈도 100-150

의 단어 가나다 빈도를 고려하여 추출한

것이었다.

차

모든 실험참가자는 피험자내 조건으로 세

가지의 과제에 무선 인 순서로 할당되었다.

2차원 매트릭스 항행과제

실험참가자는 4번의 연습시행을 한 후에 12

회의 본시행을 수행하 다. 항행과제는 지시방

식에 따라서 기억부담 유무에 따라서 총 4세

트 으며, 각 순서는 무선 으로 제시되었다.

실험은 자기조 식(self-paced)을 행해졌다. 기억

부담이 없는 조건(즉, 매트릭스를 보면서 지시

사항으로 듣고 경로를 따라 목표지 을 찾음)

에서서, 피험자가 자리에 앉은 후 실험에 한

간단한 지시를 실험자로부터 듣고 비가 되

었으면 엔터를 른다. 모니터 앙에 십자 모

양의 응시 이 제시되고 매트릭스가 제시된다.

매트릭스가 제시됨과 동시에 스피커를 통해

유클리디언 는 이정표식으로 지시를 들려주

고, 물음이 끝난 다음에 실험참가자가 답을 찾

았으면 키보드의 아무 버튼이나 른 후 미리

비된 답안지에 답을 표시하 다. 이 게 한

문제가 끝났으면 엔터 버튼을 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 다. 이 게 12회씩 총

4세트의 실험이 끝난 후, 재인과제를 수행하

는데 항행과제시 제시된 매트릭스 상에 있던

상징에는 “Yes” 버튼을, 제시되지 않았던 상징

에는 “No” 버튼을 르는 것이었다.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

실험참가자가 운 시뮬 이터에 탑승한 후

실험에 한 간단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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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본인이 직 스크린이 투사된 도로

를 운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뮬 이터의 스티

어링 휠에 손을 얹고 도로의 곡률에 맞추에

가볍에 스티어링 휠 조작반응을 하도록 하

다. 이는 보다 더 운 상황에 몰입하게 하기

한 지시사항이었다. 약 1분 30 간의 운

동 상 4개는 무선 으로 제시되었으며, 각 운

상황이 투사된 후, 화면이 검정색으로 차폐

되고 연달아 그림 2와 같은 캡쳐 보기 화면이

스크린에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방

본 운 상황에서 나타났던 상황을 있는 로

모두 선택하여 실험참가자에게 응답하는 것이

과제 는데, 실제로 9개의 화면 에 정답은

모두 3개씩이었다.

운 시뮬 이션 과제

약 3분 간의 연습수행 후에 5분간의 본시행

이 수행되었다. 수행된 도로의 곡선이 완만하

고 작스러운 이벤트의 출 이 없으므로 스

티어링 휠과 이크의 조작이 평이한 수

이어서 운 면허 미소지자라 하더라도 개는

연습수행 동안 충분히 조작하는 것을 연습하

다. 그러나 여자 피험자 30명 7명은 스티

어링 휠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직선과 곡선이 반복되는 한 한 도로를 오

른쪽 차선을 유지하면서 100km/h를 유지하면

서 주행하는 것이 실험참가자의 1차 과제 다.

운 수행을 하면서 표지 과 단어로 구성된

재인 자극들을 기억하여, 운 이 끝난 후 재인

과제를 수행하 다.

결 과

2차원 매트릭스 항행과제

분석 결과 3표 편차 이상의 반응을 보인

남녀 각각 1명씩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Saucier 등(2002)의 실험에서처럼 지시방식에

따른 성차가 부분 으로 나타났는데, 즉 기억

부담이 없는 조건에서 이정표식으로 지시했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반응시간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F(1,39)= 1.83, p<.10. 하지만, 공간

인 인지능력에서 성차가 있으므로 반 으로

남성이 정확반응률이나 반응시간, 그리고 재인

검사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상

과는 달리, 다른 조건에서는 남녀의 성차가 나

타나지 않았다.

기억부담이 없을 때, 여성에게는 방 와 거

리로 지시하는 유클리디안 지시방법보다는 특

정한 사물을 기 으로 지시하는 이정표식 지

시방법이 더 효과 이라는 결과 외에 다른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항행과제

의 난이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짧은 물음의

항행과제로 구성된 것이었지만, 매트릭스를 보

지 않은 채 먼 지시만을 듣고 그 정보를 작

업기억에 간직한 채 항행하는 과제가 남녀모

두에게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반면, 매

트릭스를 보면서 지시를 듣고 항행하는 기억부

담이 없는 조건은 상당히 쉬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

본 과제의 분석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상황

인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로

상황 동 상을 본 후 수행한 재인과제의 정확

반응률(실제로 제시되었던 장면을 제시된 화면

으로 응답한 것)과 오경보률(실제로 제시되지

않은 장면을 제시된 화면으로 응답한 것)를 성

차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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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에서의

자극종류에 따른 재인률

그림 5.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에서의

성별 재인 차이

즉, 남성은 정확반응을 더 많이 보인 반면,

F(1,41)=17.49, p<.001, 여성은 오경보률을 더

많이 보 다, F(1,41)=16.67, p<.001. 자극 치

에 한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자극 치는 크

게 세 가지로 운 자 방상황을 보여주는

심자극, 차선이나 갓길의 상황을 보여주는

주변자극, 그리고 표지 이나 신호등 상황을

보여주는 표지자극으로 나 어졌다. 교통의 흐

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여성 운 자들의 경우, 차

선의 상황에 한 지각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상 인

찰결과를 입증해 주는 결과가 그림 6에 제

시되어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자

극, 주변자극, 그리고 표지자극 모두 재인률이

떨어지지만, 특히 주변자극에 한 재인률은

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 시뮬 이션 과제

운 시뮬 이터션 조작 결과는 크게 두 가

지로 1차 과제에 한 측정치인 운 수행 결

과와 2차 과제에 한 측정치인 재인검사 결

과로 나 어 볼 수 있다. 운 수행 측정치는

속도유지와 차선 유지 측면으로 나 어 분석

하 다. 차량의 종 통제 측정치인 속도유지

차원에서는 평균 속도와 속도편차가 분석 되

었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목표속도인

100km/h에 근 하게 운 하 으며, F(1,41)=

13.13, p<.001, 주행 속도편차도 더 었다,

F(1,41)=4.52, p<.05. 차량의 횡 통제 측면은

차선유지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차선 내 차량 치가 안정 이었으며, F(1,41)=

15.39, p<.001, 한 좌우차선을 침범한 횟수도

었고, F(1,41)=6.98, p<.05, 좌우차선을 침범

한 시간도 짧았다, F(1,41)=2.96, p<.10.

1차 과제에서의 반 인 남성 우 와는 달

리 재인과제에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의 한 가지 이유로 여성 운 자들

이 1차 과제와 2차 과제에 자원 할당을 비효율

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차 과

제 수행보다는 이후에 하게 될 2차 과제 검사

인 재인과제에 가용한 자원을 더 할당하여 재

인검사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1차 과제에서

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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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운 련 과제인 2차원 매트릭스

항행과제,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 그리고 운

시뮬 이션 과제를 통해 성차에 따른 상황

인식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이정표식 지시방법으로 지시

했을 때 항행 수행이 더 우수하 다. 둘째, 실

제 도로상황 재인 결과 재인반응은 남성이 더

우수하 으며, 특히 여성은 심자극과 표지자

극에 비해 주변자극의 지각에 더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 운 자들이 반

인 교통의 흐름이나 차선의 상황을 살피

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결과로, 여성 운 자들이 남성 운 자들에 비

해 상 으로 시야가 좁은 험한 운 을 할

수 있음을 지 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반 인 운 수행은 종 인 측면과 횡 인

측면 모두 남성이 우세하나, 마지막으로, 항행

과제나 시뮬 이션 과제의 재인검사에서 성차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항행과제, 실제 도로 재

인과제, 시뮬 이션 과제 순으로 실제 운 상

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식 환경과 유사하

다는 을 감안해 본다면, 과제가 상 으로

무 쉽거나(항행과제) 어려운 경우(시뮬 이션

과제)보다는 정 수 에서 성차가 더 잘 드러

나는 뒤집어진 U 형태의 상황인식 차이 수행

을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무 쉽거나

어려운 경우는 가용한 인지 인 자원이 별로

필요 없거나, 과도하게 필요하며 실제 성차를

보이지는 않는 결과를 보이지만, 정한 수

에서 과제가 주어진다면 성차에 따른 상황인

식을 차이가 잘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과제 난이도에

한 평가가 재검토되어 보다 정교하게 상황

인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면 한 차이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실제 도로상황 재인과제에의 결과에서처럼

여성운 자가 남성 운 자에 비해 시야가 좁

은 험한 운 을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러

한 지각 인 취약 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

로그램이 개발되어 여성 운 자들의 안

운 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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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s in Situation Awareness:

Focused on Driving-Related Tasks

Bia Kim Jaesi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in situation

awareness during driving using three tasks of 2-D matrix navigation, recognition of real

driving scene and driving simul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female subjects responded faster in 2-D matrix navigation task than male subjects when

landmark instructions were provided. Second, in recognition task, male subjects recognized the

key elements involved in the past driving scene more accurately than female subjects. In

particular, female subjects tended to miss peripheral information. Third, male drivers showed

better driving performances in the driving simulation task than female drivers in general,

recognition of stimuli provided during driving was not differ in the both genders.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gender differences in situation awareness during driving.

key words : Situation awareness, Driving simulation, Gender differences in driving, Spat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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