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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driving performance and workload according to changing driving 
environment and types of steering wheel. Twelve driv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two groups; six Japanese 
as the left-lane drivers who was accustomed to driving on left-hand side of the road, and six Europeans, Americans, and 
Korean as the right-lane drivers who was accustomed to driving on right-hand side of the road. They were asked to operate 
a driving simulator while using two different types of steering wheel (for the left-hand side driving and the right-hand side 
driving). During the experiment, a range of data were measured including driving performance, mental workload, and eye 
movements which were recorded in order to identify the amount of time looking towards the in-vehicle route guidance. 
Results indicated that the use of the steering wheel by parallel moving led to increase high attentional demand and worse 
glance behavior to traffic signs for the left-lane drivers. In the case of the right-lane drivers, the effects by changing driving 
direction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types of steering wheel due to their habit or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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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의 국가에서의 도로 주행방향은 각 국가의 문화적 

관습 및 규범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한국 및 미

국과 여러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인구의 약 66%는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우측방향에서 주행(right-hand traffic: 

RHT)하고, 운전석 위치가 차량의 왼쪽에 위치(left-hand 

control configuration)한다(Wikipedia 사전, 2008). 그러

나,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운전석이 

차량의 오른쪽에 위치(right-hand control configuration)

하며,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측방향에서 주행(left-hand 

traffic: LHT)한다. 한국인을 비롯한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

(right-lane driver: RLD)가 일본을 비롯한 좌측방향 주행 

국가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좌측방향 주행 도로에서 운전

할 경우, 도로환경을 비롯한 잠재적인 요소로 인하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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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따를 수 있다. Dobson(2004) 등의 연구조사에 의하

면, 좌측방향 주행이 채용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국에서 

성장한 사람과 오스트레일리아 이외의 국가에서 성장한 사

람을 비교하여, 교통사고 관련된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측방향 주행이 채택된 외

국에서 성장한 사람의 교통사고에 관련한 사상자가 통계적

으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관련된 

위험성에 관하여, 비영어권에서 출생하고, 우측방향 주행 도

로에 습관화된 60세 이상의 보행자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약 2배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1978년 7월 30일에 오키나와(沖縄)에서 

우측방향 주행에서 좌측방향 주행으로 교통법이 변경되면서 

주행방향 혼동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발행하였다는 보고

가 있다. 

도로 주행방향에 따른 또 하나의 부가적인 문제점으로 

핸들장치를 예를 들 수 있다.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국제

표준(ISO 3833)이 우측방향 주행 도로에서의 운전석 배치

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로 주행방향에 맞추어 사용

할 경우 운전석을 평행이동시켜 운전석 위치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측방향 주행용 차량과 좌

측방향 주행용 차량은 방향지시등(turn signal) 및 와이퍼

(windshield wiper) 등 스토크 컨트롤(stoke control) 장치

의 배치가 상이하므로(JIS D 0033), 운전석의 평행이동 시

에 좌측방향 주행용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이 핸들의 좌측

에 위치하여 기어변속기와 동시 작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왼

손에 작업부담을 준다. 운전자는 이러한 조작환경에 쉽게 적

응하지만, 경로유도정보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경

우 운전자의 정신적 부하가 증가하여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안전운전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 관한 운전조작이 주로 시각

적 정보로부터 주행환경을 지각하여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운전 기술 및 습관으로 차량을 제어하지만, 이러한 

모델이 도로 주행환경 변화에 의해 운전 모델이 변경될 가능

성이 크다. 

최근,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운전자 정보 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神谷, 1992; 高橋, 1999; 

Underwood 등, 2003), 주행방향 및 핸들장치 종류에 관

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국가 간 인구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관광인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관광공사 및 일본입국관리국의 통계자

료에 의하면, 2007년 해외출국자수는 1,300만 명을 넘었으

며, 전년대비 14.8％나 증가하였다. 그 중 일본으로 출국한 

한국인수가 2백 85만 명에 이르며, 전년대비 20.1%나 증

가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에 따른 한국인

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또한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

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빙 시뮬레이

터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경로유도정보를 제공 시에 핸들

장치 종류에 따라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도로 

주행환경 변화에 따른 운전행동 및 운전에서 기인된 정신적 

부하를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참가자 

본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에 관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left-lane driver: LLD)는 우측방향 

주행 도로에서의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일상적인 운전경험

을 가진 일본인 6명이 참가하였다.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일본에서 거주기간이 평균 25.3개월인 일본 외 타국적 6명

으로, 미국 국적 2명, 캐나다 국적 2명, 독일 국적 1명, 한국 

국적 1명이 참가하였다.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모국에서

는 일상적인 운전을 하였지만, 일본에서 또는 좌측방향 주

행 도로에서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운전자로 선별하였다. 또

한,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일본 생활환경 및 도로환경에 

적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본어를 거의 

할 수 없고, 지명 등에 사용된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운

전자로 선별하였다. 

2.2 실험장치 

2.2.1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본 실험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Driving Simulator; 이하, DS로 표기)를 이용하였다. DS

는 자동변속기를 장비한 실제 차량 한대 분을 운전환경으로 

이용하였고, 6축의 전동 모션 시스템에 의하여 6자유도의 

운동과 주행 중에 도로에서 오는 진동을 모의하였다. 10대

의 DLP(Digital Lighting Processing) 방식의 프로젝터와 

표 1. 피험자의 구성 

운전자 LLD group RLD group 

인수 6명 6명 

연령 20~37세, 평균 24.3세 24~29세, 평균 23.3세 

운전
경력

2~19년 
평균 5.0년 

3~6년 
평균 4.5년 

국적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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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치 스크린 8면을 이용하여 운전석에서의 시야 각도를 

360도 확보하였다. 

DS의 도로 주행환경은 일본 요코하마(横浜) 중심 시가지

로써 미나토미라이(みなとみらい) 지구의 도로와 거의 동일

하게 재현하였고, 주행상황은 낮 시간의 자유 교통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실내의 온도는 24도로 유지하였다. 

주행코스는 3종류의 구간으로 구성되었다. 
 

중앙분리대 및 가장자리가 설치된 6차선 도로 

주요 간선도로에 해당하며, 구간길이는 2.25km, 제한속도

는 50km/h로써, 소요시간은 3~4분 정도였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4차선 도로 

일반 간선도로에 해당하며, 구간길이는 3km, 제한속도는 

40km/h로써, 소요시간은 3~4분 정도였다. 
 

시가지에 따른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 

오피스 거리로 보여지는 일방통행 도로에 해당하며, 구간

길이는 1km, 제한속도는 30km/h로써, 소요시간은 1~2분 

정도였다. 

2.2.2 핸들장치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와 우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를 이용하였다.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는 

핸들의 좌측에 와이퍼 레버가 위치하고, 우측에 방향지시등 

레버가 위치하였다. 반면에, 우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

의 경우는 핸들의 좌측에 방향지시등 레버가 위치하고, 우측

에 와이퍼 레버가 각각 위치하였다. 운전석의 위치는 일본도

로(좌측방향 주행) 주행환경에 맞추어 차량의 우측에 위치

하였다. 

2.2.3 경로유도정보 

목적지까지의 사전정보가 없는 도로환경에서 경로유도정

보 이용에 따른 핸들장치의 조작이 운전자의 운전행동과 정

신적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시판 중

인 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였다. 

7인치형 모니터가 탑재된 시판 카 네비게이션(CN-

HD900D, PanasonicTM)을 이용하여 경로유도정보를 제공

하였다. 차내 센터 콘솔 상부에 그림 2와 같이 카 네비게이

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였다. 우회전 및 좌회전 시에는 교

차로 300m 전에 교차로 확대지도가 화면의 왼편에 표시되

며, 교차로 회전 100m와 300m의 지점에서 음성정보가 제

공되도록 설정하였다. 화면에 나타나는 경로유도정보의 문자

는 모두 일본어로 표시되었다. 

 

2.3 평가항목 및 분석방법 

2.3.1 주관적 평가 

운전 스타일 설문지 

운전 스타일 설문지(Driving Style Questionnaire, 이하, 

DSQ)는 개개의 운전자가 운전에 관한 태도와 지향, 사고방

식 등에 관한 개인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설문이다

(岩男 등, 2004, 冨田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

가한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와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들간에 

서로 상이하거나 특별한 성향의 운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설문을 이용하였다. 
 

Modified Cooper-Harper rating Scale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Cooper-Harper rating scale

의 내용을 수정하여(이하, MCH 척도), 척도 수준을 10단계

로 나누어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도달과정에서 운전조작의 

오류횟수 및 운전부하 정도에 따라 주행 중에 느낀 가장 적

절한 부하를 decision tree를 이용하여 1(어떠한 실수 없이 

목적지에 도착)에서 10(다수의 실수 및 과부하로 목적지 

도착 불가)까지의 점수 중, 피험자가 운전에서 느낀 부담을 

선택하도록 설계하였다(Cooper 등, 1969). 
 

운전조작의 어려움과 정보수집에 따른 부담감 

운전중의 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핸들장치 종류에 따른 

그림 1.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의 구성도 

(a) 화면 설정위치                 (b) 지도정보의 예 

그림 2. 카 네비게이션의 설정위치 및 지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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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작의 주관적인 어려움과 경로유도정보를 수집 시에 

느낀 부담감을 10단계의 주관평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2.3.2 객관적 평가 

운전 시의 핸들상의 손 위치 

비디오 분석을 통한 직진 주행 구간에서 두 종류의 핸들

장치에 따라 핸들상의 손 위치를 관측하여 운전자 종류에 

따른 운전습관을 추정하였다.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시인행동 

운전 중,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시인행동을 측정

하기 위하여 피험자에게 Eye camera(ISCANTM 4200/C)

를 장착하였으며, 비디오 레코더를 통한 영상 데이터를 이용

하여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1회 평균시인시간과 시인횟수를 

분석하였다. 
 

교통표지에 관한 시인행동 

도로 주행환경에서의 교통표지에 대한 시인횟수를 검토하

였다. 본 실험에서의 주행코스에서 교통표지는 제한속도표지

(13개), 금지표지(13개; 주차금지 및 진입금지 등), 지시표

지(4개; 주행방향 등)가 존재하였다. 
 

주행속도 

운전자 종류별로 6차선도로의 직진구간 100m를 주행한 

동안의 평균속도 및 4차선도로에서 교차로를 우·좌회전 

한 동안의 평균속도를 계측하였다. 우·좌회전에서의 평균속

도에 관해서는 교차로 부근의 정지선을 통과한 후부터 우·

좌회전 후에 횡단보도 직전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2.3.3 분석방법 

도로 주행환경에 따른 두 종류의 운전자와 두 종류의 핸

들장치를 독립변수로, 주관적 평가로써 MCH와 운전조작의 

어려움, 정보수집에 따른 부담감을 평가한 값과 경로유도정

보 및 교통표지에 대한 시인행동, 주행속도를 측정한 객관적 

평가 값에 대하여 ANOVA(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종류 내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통하

여 분석하였다. 

2.4 실험순서 

우선, 피험자에게 실험 내용을 이해시키고, 일상적 운전에 

관한 설문(DSQ)을 실시하였다. 피험자가 DS 운전주행에 

익숙하도록 연습주행을 약 15~20분 정도 실시하였다. 피

험자에게는 출발지로부터 경로유도정보에 따라 목적지에 도

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상적인 운전과 동일하게 교통법

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각 주행

실험이 종료되면 주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약 30분간의 휴

식을 취한 후, 우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 또는 좌측방

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로 변경 후, 동일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3. 결 과 

3.1 피험자의 운전 스타일 경향 

DSQ의 평균치 결과를 일본인의 전국평균치와 비교하여 

그림 3에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가한 두 종류의 운전자

는 거의 동일한 스타일의 운전경향을 나타내었다(F(1,16) 

=0.008, p=0.93). 

3.2 운전자의 부담감에 관한 평가 

3.2.1 MCH 척도 

MCH 척도의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분산분석의 

결과, 운전자 종류별 핸들장치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SW for 

LHT vehicle)를 이용 시에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가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보다 운전에서 오는 부담감이 높게 나

타났다(F(1,10)=14.44, p<0.01).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결과를 보면, 도로 주행방향에 적합하지 않는 핸들장치를 

이용 시에 정신적 부담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우측방

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로 주행방향에 적합하지 않지

만 습관화된 핸들장치로 주행하였을 경우가 운전에서 오는 

부담감이 낮게 나타났다. 

3.2.2 운전조작의 어려움과 정보수집에 따른 부담감 

핸들장치의 종류에 따른 운전조작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보수집에서의 부담감에 관한 주관평가의 결과를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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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운전 스타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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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림 6에 각각 나타내었다. 운전조작의 어려움에 관하

여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우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

를 사용 시에 운전조작이 어렵다고 평가하였고(t=3.58, p< 

0.05),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

들장치의 경우가 운전조작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t=2.19, 

p<0.05). 

정보수집에 따른 부담감을 조사한 결과, 좌측방향 주행 운

전자는 우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를, 우측방향 주행 운

전자는 좌측 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에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

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9, p<0.05). 

3.3 핸들장치 종류에 따른 운전장치 조작 

핸들장치 종류에 따른 주행중의 핸들상의 손 위치를 그림 

7과 그림 8에 운전자 종류별로 각각 나타내었다. 핸들을 잡

는 위치는 핸들장치의 종류에 적응하여 변하지 않고, 운전자

의 운전습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위치를 나타내었다.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그림 7과 같이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를 사용할 경우, 방향지시등 레버를 조작하

는 오른손의 위치가 거의 일정하였으나, 우측방향 주행 차

량용 핸들장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방향지시등 레버를 

조작하는 왼손의 위치가 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

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로 운전하였을 경우, 방향지시

등과 와이퍼 레버의 조작 에러가 1회 주행 중에 평균 0.83

회가 관측되었다.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

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를 사용할 경우, 방향지시등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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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각 피험자의 왼·오른손의 중지 위치를 나타냄) 

그림 7.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핸들상의 손 위치 
(a)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SW for LHT) 
(b) 우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SW for RHT) 

그림 4. 경로유도정보와 핸들장치 종류에 따른 MCH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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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로유도정보의 부담감 
(×표시는 각 피험자의 왼·오른손의 중지 위치를 나타냄) 

그림 8.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핸들상의 손 위치 
(a)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SW for LHT) 
(b) 우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SW for RHT) 

그림 5. 운전조작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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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를 조작하는 왼손 위치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좌측방

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는 오른손이 거의 일치하게 위치하였다. 실험 전,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는 좌측방향 주행 도로에서 주

행할 경우에 높은 부하가 요구되고, 또한 좌측방향 주행 차

량용 핸들장치를 이용 시에는 방향지시등 레버의 조작 에러

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1회 주행에서 평균 

0.5회의 방향지등과 와이퍼 레버의 조작 에러가 관측되었다. 

3.4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시인시간 

주행 시의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1회당의 평균시인시간의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운전자 종류 및 핸들장치에 

따른 분산분석의 결과,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F(1,10)=0.89, p=0.37), 운전자가 습관화된 핸들장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시인시간이 평균적

으로 짧게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에 경로유도정보를 시인

한 횟수를 10초 단위로 표시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 10을 

보면,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가 좌측방향 주행 운전

자의 경우보다 시인횟수가 약 20% 많았고, 그로 인한 총 

시인시간이 증가하였다.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도로 주행

방향의 변화가 정신적 부담에 영향을 미쳐 경로유도정보와 

외부환경에 대한 조회로 인해 시인행동이 좌측방향 주행 운

전자보다 장시간으로 빈번히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3.5 교통표지에 대한 시인 

주행 중의 경로유도정보의 이용에 따른 교통표지에 대한 

피험자가 주시한 표지수의 비율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운전자 종류 및 핸들장치 종류에 따른 통계적 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 우측방향 주행 차

량용 핸들장치를 사용하여 주행한 경우에 각 교통표지에 대

한 시인비율이 15%에서 20% 가량 낮아졌다. 우측방향 주

행 운전자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사용한 좌측방향 주행용 핸

들로 운전하였을 경우에 전체 교통표지에 대한 시인비율이 

우측방향 주행용 핸들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6 주행속도 

그림 12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의 평균속도를 나타내었

다. 운전자 스타일 경향(DSQ)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핸들장치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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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핸들장치 종류에 따른 교통표지에 대한 평균시인비율

그림 9. 핸들장치에 따른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1회 시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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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교차로 우회전 시의 평균속도 그림 10.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10초간의 시인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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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하여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3,20)= 

0.29, p=0.83). 한편,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 교통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좌측방향 주

행 운전자보다 평균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직진구간과 교차

로에서의 좌회전 시의 주행속도의 경우는 핸들장치의 종류

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고 찰 

핸들장치의 종류에 따른 주행 중의 핸들상에서의 손 위치

를 관측한 결과,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는 방향지시

등 조작에 대한 사전준비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우측방향 주

행 운전자는 핸들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방향지시등 레버

를 조작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의 원인으로써, 운전자가 습관화되지 않은 핸들장치를 

사용 시에 조작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방향지시등 레버

의 가까이에 손을 두는 운전경향을 보였다고 추정되며, 이

러한 사전준비 행동이 정신적 부하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핸들장치 변화와 더불어 도로 주행방향 변화가 

운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가 좌측

방향 주행 운전자보다 운전 중에 느낀 정신적 부하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추정된다. 

주관적 평가의 경우, 운전에 대한 자신감 등에 따른 개인

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행한 자신의 에러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는 주

관적 평가에서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사려된다. 

시인행동의 결과를 보면,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1회 평균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측방향 주

행 운전자의 경우는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시인횟수가 증가

하여 주행 중에 총 시인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교통표지에 대

한 인식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운전습관에 따른 차이가 운

전자에게 정신적 부하를 야기시켜 도로환경에 대한 인식능

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까지의 

운전습관에 기인하여 변화된 도로 주행방향에서의 운전에 

시인행동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차내의 경로유도정보와 

외부 도로환경과의 대조에 정신적 부하가 증가되는 등 좌측

방향 주행 도로환경에서의 운전이 더욱더 부담을 증가시켰

다고 추정된다. 

통계분석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

다. 운전자의 운전능력 및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차이 등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측방향 운전자의 경우에 

실험 전 교통표지의 이해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여러 국적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모국에서의 운전환경 또한 본 실험

의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려하므로 추후,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운전경력 및 세밀한 분류를 통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가 처음으로 좌측방향 주행 도로환

경에서 운전할 경우, 현재까지 습관화된 운전 모델을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도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 1명이 좌측방향 주행 차량용 핸들장치로 운전

하였을 경우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반대방향 주행차선

으로 역 주행한 경우가 관찰되었다. 피험자는 대향 차량 및 

노면표시를 인지하여 주행차선으로 되돌아 왔지만, 실제의 

도로환경에서 동일한 에러가 발생한다면, 타 차량의 주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치명적인 사고로 이르게 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도로 주행방향에 따른 핸들장치를 이용하여 주

행할 경우, 그에 따른 운전행동과 정신적 부하를 평가하였

다. 또한, 좌측방향 주행환경에 있어서 도로 주행방향이 다

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인행동과 정신적 부하를 검토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결과와 비교 및 검토하였다. 
 

• 도로 주행환경에 익숙해진 운전자의 경우, 도로 주행방향

에 적합하지 않는 핸들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정신적 부담

을 증가시키며, 도로표지 및 도로환경에 대한 시인 능력을 

저하시켰다. 

• 도로 주행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우측방향 운전자의 경우, 

변화된 도로 주행환경에 맞는 핸들장치보다 현재까지 습

관화된 핸들장치를 이용하였을 경우가 정신적 부담을 감

소시키며, 경로유도정보에 대한 시인횟수의 감소 및 도로

표지 인식의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다. 그러

나, 도로 주행환경에 맞지 않는 핸들장치를 사용할 경우, 

왼손에 작업량을 증가 시키므로 일시적 방편보다는 주행

연습 등을 통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의 경우, 핸들장치의 종류에 따른 

영향 보다 도로 주행방향 변화에 따른 좌측방향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추후 주

행방향에 따른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려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국과 일본의 도로환경에 국한하

지 않고, 세계의 우측방향 주행 운전자와 좌측방향 주행 운

전자로서의 운전특성을 비교·검토하여, 두 타입의 운전자 

특성에 맞는 운전자 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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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한국의 

도로환경에서 좌측방향 주행 운전자와의 운전특성을 검토하

고, 이에 따른 두 형태의 운전자의 운전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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