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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three topics were studied for the elderly. The first was the elderly's error characteristics for tracing task 
and the second was for depth perception. The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ith the young's. Twenty two old people and 
twenty two young people participated in the tracing experiment, respectively. In the depth perception experiment, twenty 
three old people and twenty two young people participated. A depth perception apparatus and a tracing one were used in the 
experiment. In the depth perception erro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detected on gender.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with age and viewing distance. In the tracing error,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with age, 
also. The third experiment was push-button operation and fifteen old people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s the result, 
operation time error was increased with the button size and the moving dist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considered in its user interface design to reduce the elderly's error while using a product. 

Keywords: The elderly, Depth perception error, Tracing error, Button operation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

회로 접어들었고, 현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맞춰 노인 복지에 관련된 많은 제도가 준비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반면, 노인을 위한 제품의 개발이나 사용자 측면에서의 

기초 연구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인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및 감각, 운동능력, 그리고 인지능력 등이 감퇴되기 때

문에 노인은 청장년층에 비해 이들 특성들에 있어 상당히 

저하된 특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Fisk, A.D, 1999). 따

라서 청장년층을 기준으로 디자인된 제품이나 시설들은 노

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

한 문제는 그 사용과정에서 고령 사용자들의 인적오류를 유

발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 제품 안전사고의 분석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사

용자의 사고발생 비율이 60세 미만의 사용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장소는 

가정이 57.2%로 가장 많았고, 공공행정 및 서비스지역이 

14.7%, 도로 9.8%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이 55.3%, 충돌, 충격이 7.5%,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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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고가 4.5%, 눌림, 끼임이 4.0%의 

순이었다. 또한 사고 부위별로는 머리, 얼굴 부위가 26.4%, 

다리, 발 부위가 24%, 팔, 손 부위가 18.1%, 목, 배, 등, 허

리 부위가 14.7% 순으로 조사되었다(소비자시대, 2007). 

노인 관련 사고 유형을 보면 많은 사고들이 제품 설계상의 

결함을 통해 유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고과정에

서 노인의 사용상 오류가 개입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노인들도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과정에서의 오류가 적은 제

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연구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사용의 상호작용 과정

에서 요구되는 깊이인식과 추적능력, 그리고 버튼의 조작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적오류의 관점에서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깊이인식과 추적능력에 대해서는 

청년층과의 비교를 통하여 노인의 오류 발생이 어떠한 특성

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1.2 The definition of the elderly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 측면, 조작적 측면, 

연령의 측면,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추상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은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

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작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각

적 측면과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하여 노인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가정에서 주부의 지위와 역

할을 이양한 상태를 노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

인 정의로서 연령에 의한 정의를 들 수 있다. 보통, 생년월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보통은 65

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기본

적인 오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Human Error on Tracing Task 

인간의 추적능력은 자극에 대한 지각과 그 자극을 추적하

기 위한 손의 운동능력에 좌우된다. 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측면에서 심각한 능력의 저하를 겪게 된다. 이

러한 신체적인 동작의 저하는 노인에게 있어 운동성 장애와 

조작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능상의 장애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성 장애와 조

작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관절염이다. 운동성 장애와 조작 

장애는 노인들에게 있어 이동의 불편함이나 제품의 조작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조작상의 오류를 야기시키고, 그러

한 측면은 제품이나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의 접근성을 저해

하고 운동 자극에 대한 추적오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Arthur, 1999). 따라서 제품이나 시설의 디자인에 있

어 이러한 장애요소가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추적 작업이 요구되는 사용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1 Experiment method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비교된 노인의 추적오류에 대한 

실험을 위하여 추적장치(Photoelectric Rotary Pursuits)를 

활용하였다. 피실험자로는 대학생과 노인 각각 22명(남 11

명, 여 11명)씩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대학생 25.2세 노

인은 74.9세였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실험에 대한 목적

과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실험방법에 대한 약간의 

훈련을 실시한 후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각 실험조건의 조합이 피실험자 내에서 랜

덤하게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에게

는 약간의 피실험자 비용을 지불하였다. 

추적능력 측정 실험에서는 표적의 이동속도, 이동방향, 이

동형태를 변화시켜가며 추적의 정확성과 표적을 올바르게 

추적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요구되는 추적 작업시

간은 20초였고, 오류횟수와 표적을 올바르게 추적한 시간

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반복 사이클 타이머(repeat 

cycle timer), 임펄스 계수기(impulse counter)를 함께 사

용하였다(정광태 외, 2004). Figure 1은 노인과 대학생의 

추적능력 실험장면이다. 

2.2 Analysis result 

피실험자들의 추적능력에 있어 연령대, 성별, 표적이동방

향, 표적이동형태, 추적속도 등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추적 작업

을 수행하는데 올바르게 표적을 추적한 시간과 표적으로부

Figure 1. Tracing task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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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벗어났던 횟수를 측정하였고, 각각에 대한 분석을 수행

했다. 

2.2.1 Result on tracing error 

이동하는 표적을 일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추적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추적오류(표적으로부터 벗어

남)를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추적오류가 적은 것

은 그만큼 이동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을 의미

한다. 

우선적으로 추적오류 횟수에 대해 성별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283>0.05). 따라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추적오류 횟수에 대한 각 요인들의 유의성을 분석하였

는데 연령대(p=0.00<0.05), 표적이동형태(p=0.00<0.05), 

표적이동속도(p=0.00<0.05)는 추적오류 횟수에 영향을 

주었지만, 표적이동방향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p= 

0.84>0.05).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연령대와 표적이동형태

(p=0.015<0.05), 연령대와 표적이동속도(p=0.004<0.05), 

표적이동형태와 표적이동속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영향

(p=0.00<0.05)을 주었고 다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은 유

의한 영향이 없었다. 비록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추적오류 횟수는 노인과 대학생들 모두에서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연령대와 표적이동형태에 따른 추적오류 횟수를 나타내는 

Table 2와 Figure 2를 보면, 노인들이 청년층에 비해 상당

히 많은 오류를 범했음을 알 수 있다. 표적이동형태에 따른 

추적오류 빈도는 원형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경우의 표적오

류 빈도가 가장 적었으며, 삼각형과 사각형의 표적이동형태

는 유사한 정도의 추적오류를 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와 표적이동속도에 따른 추적오류 횟수를 나

타내는 Table 3을 보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류 횟수가 현

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적이동방향에 대해서

는 시계방향과 반 시계방향에서 노인들과 대학생들 모두에

서 각각 유사한 정도의 추적오류 횟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Table 2. Tracing error with age and target type 

연령대 표적이동형태 Mean Std. Deviation N 

원형 15.95455 6.421782 88 

사각형 18.27273 10.052423 88 

삼각형 18.20455 9.289914 88 
노인

Total 17.47727 8.762577 264

원형 5.18561 3.586856 88 

사각형 9.70265 8.814624 88 

삼각형 10.17803 7.829595 88 
대학생

Total 8.35543 7.437590 264

Table 3. Tracing error with age and moving speed 

연령대 표적이동속도 Mean Std. Deviation N 

10rpm 10.76515 3.918755 132

20rpm 24.18939 6.928349 132노인

Total 17.47727 8.762577 264

10rpm 2.81818 1.554966 132

20rpm 13.89268 6.844670 132대학생

Total 8.35543 7.437590 264

Table 1. Tracing error with age and gender 

연령대 성별 Mean 
Std. 

Deviation
N 

남성 17.45455 8.871744 132 

여성 17.50000 8.685778 132 노인 

Total 17.47727 8.762577 264 

남성 7.50758 6.586988 132 

여성 9.20328 8.137608 132 대학생 

Total 8.35543 7.437590 264 

Table 4. Tracing error with age and moving direction 

연령대 표적이동방향 Mean Std. Deviation N 

시계방향 17.60606 8.847096 132

반 시계방향 17.34848 8.709024 132노인

Total 17.47727 8.762577 264

시계방향 8.30808 7.340110 132

반 시계방향 8.40278 7.561482 132대학생

Total 8.35543 7.437590 264

Figure 2. The number of tracing error with age and targe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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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rror analysis with tracing time 

정해진 시간 동안 올바르게 표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표

적을 이탈하는 경우를 추적오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조 척도로 올바르게 추적한 시간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올바르게 표적을 추적한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거

나, 오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오류를 회복했기 때문이

기 때문에 추적 작업에서의 사용자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표적을 올바르게 추적한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의

수준 0.05에서 성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281>0.05). 따라서 성별을 제외한 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령대(p=0.00<0.05), 표적이동형태(p= 

0.00<0.05), 표적이동속도(p=0.00<0.05)는 추적시간에 

영향을 주었지만, 표적이동방향(p=0.684>0.05)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령대와 표적이동형태

(p=0.037<0.05), 연령대와 표적이동속도(p=0.00<0.05), 

표적이동형태와 표적이동속도(p=0.00<0.05)의 상호작용

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다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은 유의

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The Elderly's Error on Depth Perception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70% 이상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인간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시각의 기

능에 있어서도 많은 노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

은 노인들이 시각을 이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Jung, 2004).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시각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산업자원부 보

고서, 2001). 

• 보통 60대의 사람들은 물체를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해 

20대 보다 세 배의 빛을 필요로 한다. 

• 나이든 사람들의 눈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

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원시를 갖고 있다. 

가까운 점에 적응하기 위한 평균 시거리(viewing distance)

는 1세인 경우에는 8cm이고 60세에서는 100cm이다. 

• 20세에서 80세까지 시각적인 대비에 대한 단계적 변화를 

구분하는 능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40대에서 

50대의 시기에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된다. 

•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안구의 수정체가 두꺼워 지면서 빛이 

수정체를 통과할 때와 안구 내에서의 빛의 산란이 증가하

게 된다. 이러한 빛의 산란 증가는 눈부심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20세에 비해서 60세일 때에는 눈부심

에 대한 민감성이 약 3배로 증가하게 된다. 

• 노인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어둠에 

적응하는 암조응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 색 시력과 색 분별력은 30세까지 증가하고 그 후에 30~ 

40나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 두 눈으로 깊이를 인지하는 능력은 40세 까지는 거의 일정

하지만, 그 이후로는 70세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쇠퇴한다. 

 

시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시각적인 표시장치나 시

각에 의존하는 라벨이 붙여진 조작기들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깊이인

식에 대해서도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사

용하는 과정에 있어 이러한 시각적인 장애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줌으로써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3.1 Experiment method 

노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기본능력 수행에서의 오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간 지각능력과 관련된 깊이인식 

오류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과 노인들의 깊이인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도측정 장

비(Depth Discrimination Apparatus)를 활용하였다. 피실

험자로는 대학생 22명(남 11, 여 11명), 노인 23명(남 11, 

여 12명)이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대학생 25.2세 노인은 

74.9세였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실험에 대한 목적과 전반

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실험방법에 대한 약간의 훈련을 

실시한 후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각 실험조

건의 조합이 랜덤하게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에게는 약간의 피실험자 비용을 지불하였다. 

깊이인식 오류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는 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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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racing time with age and targe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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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g distance)를 변화시켜가며, 깊이인식의 정확성에 

연령대, 성별, 시거리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시거리는 

30, 60, 90cm였고, 실험에서의 측정값은 기준이 되는 막대

의 위치와 조절되는 막대의 위치 사이의 편차(깊이인식 오

류)이다. 측정단위는 mm였고, 실험장비가 놓여진 책상높

이는 75cm였으며, 피실험자가 앉은 좌판의 높이는 40cm

였다. 

3.2 Analysis result 

깊이인식의 오류에서 피실험자들의 성별과 연령대, 그리

고 시거리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18>0.05). 

따라서 성별의 영향을 무시하고 연령대와 시거리의 변화

에 따른 깊이인식에서의 오류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령대와 

시거리의 변화에 따라 깊이인식의 오류는 유의수준 0.05에

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 p=0.002<0.05, 

시거리 p=0.007<0.05). 하지만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연령에 따른 깊이인식 오류 정도의 평균치를 보면 대학생

들이 노인들 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

학생들의 표준편차가 노인들보다 훨씬 작았다. 

시거리에 따른 깊이인식 오류 정도는 시거리가 멀어질수

록 그 차이가 커졌고, 그 정도는 대학생에 비해 노인의 경우

가 크게 나타났다(Figure 4).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의 

깊이인식에 대한 능력은 청년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고, 또한 시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깊이인식에 대한 정

확도가 청년층에 비해 더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시각능력이 청년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깊이인식 오류 정도는 노인과 대학생들 모두에서 여성에 비

해 남성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4. Error Characteristics in the Elderly's 
Button Operation 

제품의 설계에서 필수적인 조종장치로 활용되는 누름버튼

의 조작 특성에 대하여 인적오류(특히 시간오류)의 측면에

서 연구하는 것은 향후의 디자인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부

분이다. 

제품의 사용에 있어 조작버튼의 크기와 버튼까지의 거리

에 따라 버튼을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향을 받는데, 그 

시간이 인적오류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알아

보았다. 물론, 버튼을 조작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버

튼을 크기를 크게 하고, 버튼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작판넬의 크기와 일반적인 손의 위치에 따라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힘들다. 

본 실험에서는 조작버튼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버튼조작

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시간오류의 측면에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 노인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에

서 그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4.1 Experiment method 

본 실험에서는 버튼의 크기와 버튼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

Table 5. Depth perception error with viewing distance and age

연령대 시거리 Mean Std. Deviation N 

30cm 1.847826 1.4177029 23 

60cm 2.217391 2.3346505 23 

90cm 3.347826 3.1602459 23 

노인
 
 

Total 2.471014 2.4612946 69 

30cm 1.045455 .5662039 22 

60cm 1.439394 .7043806 22 

90cm 1.939394 .9435740 22 

대학생
 

Total 1.474747 .8290879 66 

30cm 1.455556 1.1499890 45 

60cm 1.837037 1.7654401 45 

90cm 2.659259 2.4342245 45 

Total
 
 

Total 1.983951 1.912457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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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pth perception error with view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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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오류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실험을 위한 독립변수는 버튼 반지름과 버튼까지의 거리

이고, 버튼 반지름은 6, 10, 14, 18mm의 크기를 갖는 4종

류, 버튼까지의 거리는 20, 30, 40cm로 변화시켜 가며 각 

조건에서의 조작시간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총 15명의 

노인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71.3세였으며, 

성별은 모두 여자였다. 여성 노인들을 피실험자로 선정한 이

유는 피실험자 모집의 용이성과 실제 가전제품 사용자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다. 노인들이 실험방

법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실험

을 시작하기 전에 몇 번의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조건

에서의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노인의 손을 항상 일정한 위치

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실험을 위하여 만든 모형을 

갖고 실험하였는데, 모형은 버튼이 조작될 때 동작음이 발생

하도록 제작되었다. 실험에서 조작시간의 측정은 버튼을 조

작하라는 신호음이 발생한 순간부터 버튼을 조작하여 동작

음이 발생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이다(Jung, 2001). Figure 5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장면이다. 

4.2 Analysis result 

본 실험에서는 버튼의 크기와 버튼까지의 거리에 따른 

조작시간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조작시간은 버튼의 크기(p=0.00 

<0.05)와 거리(p=0.00<0.05)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튼의 크기와 버튼까지의 거리에 따른 평균조작시간을 

나타내는 그림 6을 보면 버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평균조

작시간은 현저하게 작아짐을 알 수 있고, 또한 버튼까지의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평균조작시간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Figur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버튼의 크기가 작아

지고 버튼까지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버튼의 조작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간오류의 측면에서 볼 

때, 버튼의 크기가 작아지고 버튼까지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적시에 버튼을 조작해야 하는 측면에서 시간오류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버튼의 반지름이 14mm 이상에서는 조작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시간오류의 저감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제품 사용과정에서 기본적인 상호

작용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표적의 추적능력과 깊이인식, 

그리고 버튼의 조작에 관한 인적오류 관점에서의 특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이동하는 표적의 추적오류에 

대한 노인층과 청년층의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추적능력은 운동능력에 있어 기초적인 특성으로, 인터페

이스 디자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들이

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장치를 활용하여 노인층과 청년층의 

추적능력에 관한 오류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연령대, 표적이동형태, 표적이동속도는 표적이탈 오류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인

적오류 관점에서 노인의 추적능력은 청년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로, 깊이인식에 관한 오류에 대하여 노인층과 

청년층의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깊이인식은 시

각능력에 있어 기초적인 특성으로 시각적인 정보와 조종장

치의 위치 등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도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노인들과 대학

생들의 깊이인식에 대한 오류 정도를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

였는데, 연령대와 시거리는 깊이인식의 정확성(또는 오류 정

Figure 5. An experiment on the button oper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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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대학생들에 비해 노인들의 깊이인식의 정확성이 현저

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디자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조종장치 중의 하나인 누름버튼의 조작과 관련된 시간

오류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버튼의 크기

가 커지고 버튼까지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조작시간이 증가

하는(즉 시간오류의 관점에서 적시에 버튼을 조작하지 못하

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버튼을 포함한 조작기의 디자인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

이고, 버튼의 크기와 조작거리에 따라 노인의 조작오류를 

저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호작용 관점에서의 세가지 작업

에 대한 오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동일 작업에 대하여 노

인은 청년층보다 더 많은 오류를 유발하였으며, 작업의 복잡

성이 커질수록 오류의 발생은 청년층보다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에서 노인의 오류 

발생을 줄여주기 위한 기본적 특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고, 노인의 특성에 관한 인적오류 관점에서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와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 보완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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