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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 of driver's cognitive distraction on driver's physiological state and 
driving performance, and then to determine parameters appropriate for detecting the cognitive distraction. Background: 
Driver distraction is a major cause of traffic accidents and poses a serious threat to traffic safety due to ever increasing use 
of in-vehicle information systems and mobile phones during driving. Cognitive distraction, among four different types of 
distractions, prevents a driver from processing traffic information correctly and adapting to change in surround vehicle 
behavior in time. However, the cognitive distraction is more difficult to detect because it normally does not involve significant 
change in driver behavior. Method: A full-scale driving simulator was used to create virtual driving environment and 
situations.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drove the driving simulator in three different conditions: attentive driving with no 
secondary task, driving and conducting secondary task of adding numbers, and driving and conducting secondary task of 
conversing with an experimenter. Parameters related with driver's physiological state and driving performance were measured 
and analyzed for their change. Results: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driver's cognitive distraction, induced by secondary 
task of addition and conversation during driving, increased driver's cognitive workload, and indeed brought change in driver's 
physiological state and degraded driving performance. Conclusion: The galvanic skin response, pupil size, steering reversal 
rate, and driver reaction time a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detecting cognitive distraction.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these parameters will be used to detect the cognitive distraction and estimate risk of traffic accidents in 
real-time for a driver distraction 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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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운전자 요인(human factor)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고 널리 알려져 있다(Treat et al., 1977). 그 중에서도 운

전자의 주의분산은,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내 

정보시스템, 휴대폰과 같은 기기의 운전 중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100-Car Naturalistic Driving Study(Dingus et al., 

2006)는 전체 충돌사고의 78%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는 데, 그 중 43%가 운전 중 부차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주의분산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의분산은 "운전자의 주의가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행위

로부터 방해되는 행위로 전환되어 짐"이라고 정의될 수 있

다(Lee et al., 2009). 이러한 주의분산은 분산을 유도하는 

방식에 따라 시각적, 청각적, 인지적, 그리고 물리적 주의분

산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시각적 및 인지적 주의분산은 

차선의 유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갑작스럽게 조향휠을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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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도를 높이며, 사고위험에 대한 반응을 늦어지게 하는 

등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보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Yekhshatyan, 2010). 

시각적 주의분산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음으로

써(Eye-off-road) 발생한다. 이는 운전자의 머리와 눈동

자가 향하는 방향, 전방으로부터 벗어나는 빈도, 시간 등을 

측정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지할 수 있다(Ahlström and 

Kircher, 2010; Zhang et al., 2008; Donmez et al., 2007). 

반면에 인지적 주의분산은 운전자가 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Mind-off-road) 발생한

다. 시각적 주의분산과 달리, 이는 운전자 행동의 변화를 크

게 수반하지 않아 정확하게 감지하기가 어렵다(Zhang et 

al., 2004). 인지적 주의분산을 감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눈의 움직임이 주로 

이용되었는 데, 눈과 입의 움직임(Azman et al., 2010), 눈

과 머리의 움직임, 동공크기, 심박율(Miyaji et al., 2010), 

눈의 고정, 빠른 움직임, 완만한 추적(Liang, 2009) 등이 이

용되었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생리 상태는 운전자의 인지적 주의분

산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

의 생리 상태 변화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직접적으

로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운전자의 운전 능력

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운전 능력의 변화만으로 인지적 주의분산

을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인지적 주의분산을 효과

적으로 감지하기 위하여 생리 상태와 운전 능력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 중 운전자에게 부차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인지적 주의분산을 유도하고, 이 분산

이 운전자의 생리 상태 및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전자의 성별에 따른 주의

분산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

용하여 인지적 주의분산을 검출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

험성을 예측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Method 

2.1 Participants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0명(남: 24명, 여: 16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5.1세(남: 

25.5세, 여: 24.5세)였다. 이들은 모두 평소에 운전을 하고 

있으며, 남성참가자들의 경우 2년 이상(평균: 4년 2개월)의 

운전 경력을, 여성참가자들의 경우 1년 이상(평균: 1년 8개

월)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다. 

2.2 Apparatus 

가상의 주행 환경과 상황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된 국민대학교 차량 시뮬레이터 KMU DS-5가 Figure 

1에 보인다. 이 시뮬레이터는 전방 3채널과 후방 1채널의 

영사시스템을 갖추어 130×40도, 60×40도의 넓은 시야 

범위와 현실감 높은 그래픽 이미지를 제공하고, 롤, 피치, 히

브의 3자유도 운동을 생성하는 운동시스템을 갖추어 현실감 

높은 차량의 거동을 운전자에게 피드백한다. 또한 중앙집중

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 차량의 거동과 운전자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장할 수 있다. 이 시뮬레이터

는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 및 각종 차내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전자 인자의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운전자의 생리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BIOPAC사의 MP100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취득 및 

분석에는 Acqknowledge 3.7을 사용하였다. 또한 운전자의 

동공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호주 Seeing Machines사에서 

개발한 머리 및 시선추적 장비인 faceLAB을 사용하였다. 

2.3 Design and procedure 

가상주행 환경은 운전 중 도로 상황이나 주변차량이 운전

자의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지 않

은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로 구성하였다. 실험참가자는 이 

고속도로에서 원래의 차선을 유지하면서 100km/h의 속도로 

선행차량을 추종하며 운전하게 된다. 선행차량과 호스트차량

과의 거리는 50m가 유지되도록 선행차량의 속도를 조절하

였다. 

주행시나리오는 3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실

Figure 1. Kookmin University driving simulator KMU D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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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참가자에게 부차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주의분산 없이 집

중해서 운전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험참가자

의 생리신호가 안정되는 약 3분 후부터, 0에서 시작해서 17

씩 더해가는 연산과제를 실험참가자가 수행하도록 하여 인

지적 주의분산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실

험참가자의 생리신호가 안정된 후, 실험진행자가 단어를 말

하면 실험참가자가 그 때까지 누적된 단어를 모두 말하는 

식의 단어 주고받기 대화를 함으로써 인지적 주의분산을 유

도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연산과 대화 두 종류의 부차과제를 

이용한 이유는 인지적 주의분산을 보다 확실하게 유도하기 

위함이며, 분산 종류의 차이를 보고자 함은 아니다. 추가적

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과제 수행 중 선행차량이 급정거하는 

돌발상황을 무작위적으로 구현하였다. 

실험은 차량 시뮬레이터에 적응하도록 하는 연습주행, 3분

간의 휴식, 각 주행시나리오에 의한 주행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행시나리오에 의한 주행순서는 실험참가자 별로 다르게 

결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2.4 Measured variables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부차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운전

자의 인지부하가 상승하게 된다. 이는 긴장 혹은 스트레스

의 형태로 운전자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러

한 운전자의 생리 변화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부하가 상승함에 따라 변화하

는 운전자의 생리와 운전 능력에 관련된 변수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측정하였다. 

생리신호로서는 맥박변이도를 나타내는 Pulse to Pulse 

Interval(PPI)(Shamir et al., 1999), 피부의 전기적 저항을 

나타내는 피부전도도(Galvanic Skin Response)(Conesa et 

al., 1995), 그리고 좌우 동공의 크기(Miyaji et al., 2010)를 

선정하였다. 

운전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차량속도 및 가속도의 

표준편차(Mehler et al., 2009), 조향휠 조작횟수(Steering 

reversal rate), 차선 내 차량위치(Lateral offset)의 표준

편차(Ranney et al., 2005)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차량이 

급정거하는 돌발상황에서의 운전자 반응시간을 포함하였다. 

3. Results 

3.1 Physiological state 

실험참가자가 부차과제 없이 집중해서 운전하는 상황과 

덧셈 부차과제를 수행하며 운전하는 상황에서의 생리신호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각 시나리오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기 

전 1분 동안의 생리신호의 평균값을 Table 1에 비교하였다. 

운전자가 부차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인지부하가 증가되는 데, 

실험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이는 PPI의 경우 5.7%

의 감소, 피부전도도의 경우 11.5%의 증가, 좌우 동공크기

의 경우 각각 11.8%, 12.8%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t검정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의분산 여

부와 성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2). 분

석 결과, 좌측 동공크기는 성별과 분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반면 피부전도도와 우측 동공크

기는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5), PPI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Comparison of driver's physiological state 
between attentive driving and distracted driving 

with secondary addition task 

Driving Driving + Addition task
Parameter

All Male Female All Male Female

PPI 
(sec)  0.719 0.740  0.686  0.678  0.680  0.675

GSR 
(μΩ) 7.12 8.07 5.63 7.94 8.63 6.85

Left pupil
(mm) 5.60 5.09 6.38 6.26 6.00 6.67

Right pupil
(mm) 5.55 5.06 6.32 6.26 6.00 6.67

Table 2. ANOVA results for gender and distraction on 
driver's physiological state 

Parameter Source DF SS MS F p 

Gender 1 0.015 0.015 0.730 0.396

Distraction 1 0.022 0.022 1.083 0.302PPI 

G × D 1 0.010 0.010 0.504 0.480

Gender 1 76.141 76.141 7.755 0.007

Distraction 1 13.640 13.640 1.389 0.243GSR 

G × D 1 1.824 1.824 0.186 0.668

Gender 1 16.323 16.323 12.941 0.001

Distraction 1 6.075 6.075 4.816 0.032
Left 
pupil 

G × D 1 1.684 1.684 1.335 0.252

Gender 1 16.134 16.134 9.029 0.004

Distraction 1 7.083 7.083 3.964 0.051
Right 
pupil 

G × D 1 1.487 1.487 0.832 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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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실험참가자가 대화 부차과제를 수행하며 운전하

는 상황과 집중운전 상황에서의 생리신호의 차이를 Table 3

에 비교하였다. 여기서도 실험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인지적 주의분산으로 인하여 PPI의 경우 5.3%의 감소, 피

부전도도의 경우 9.7%의 증가, 좌우 동공크기의 경우 각각 

12.5%, 13.2%의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차이는 t검

정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의분산 여

부와 성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4). 분

석 결과, 좌측 동공크기는 성별과 분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반면 피부전도도와 우측 동공크

기는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5), PPI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Driving performance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관련하여, 실험참가자가 부차과제 

없이 집중해서 운전하는 상황과 덧셈 부차과제를 수행하며 

운전하는 상황에서의 차이를 Table 5에 비교하였다. 운전자

가 부차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인지부하가 증가되는데, 실험참

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이는 차량속도 표준편차의 경우 

31.9%의 증가, 차량가속도 표준편차의 경우 4.5%의 증가, 

조향휠 조작횟수의 경우 39.0%의 증가, 차선 내 차량위치 

표준편차의 경우 4.9%의 감소,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의 

경우 9.3%의 증가로 나타났다. t검정 결과속도 표준편차, 

조향휠 조작횟수와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5).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의분산 여

부와 성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6). 분

석 결과, 조향휠 조작횟수와 반응시간은 성별과 분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반면에 속도 표준편

차는 분산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고, 차선 내 차량위치의 

표준편차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다(p < 0.05). 가속도 

표준편차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실험참가자가 대화 부차과제를 수행하며 운전하

는 상황과 집중운전 상황에서의 차이를 Table 7에 비교하

였다. 여기서도 실험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차량속

도 표준편차의 경우 41.6%의 증가, 가속도 표준편차의 경우 

36.4%의 증가, 조향휠 조작횟수의 경우 41.6%의 증가, 차

선 내 차량위치 표준편차의 경우 18.2%의 감소, 반응시간의 

경우 9.7%의 증가로 나타났다. t검정 결과 속도 표준편차, 

조향휠 조작횟수, 차선 내 차량위치 표준편차와 반응시간의 

Table 3. Comparison of driver's physiological state 
between attentive driving and distracted driving with 

secondary conversation task 

Driving Driving + Conversation task
Parameter 

All Male Female All Male Female

PPI 
(sec) 0.719 0.740 0.686 0.681 0.694 0.660

GSR 
(μΩ) 7.12 8.07 5.63 7.81 8.57 6.62 

Left pupil 
(mm) 5.60 5.09 6.38 6.30 6.06 6.68 

Right pupil 
(mm) 5.55 5.06 6.32 6.28 6.03 6.67 

Table 4. ANOVA results for gender and distraction on 
driver's physiological state 

Parameter Source DF SS MS F p 

Gender 1 0.033 0.033 1.583 0.213

Distraction 1 0.023 0.023 1.080 0.302PPI 

G × D 1 0.002 0.002 0.081 0.777

Gender 1 82.235 82.235 8.945 0.004

Distraction 1 9.440 9.440 1.027 0.314GSR 

G × D 1 1.016 1.016 0.111 0.741

Gender 1 15.464 15.464 12.434 0.001

Distraction 1 6.817 6.817 5.481 0.022
Left 
pupil 

G × D 1 1.975 1.975 1.588 0.212

Gender 1 15.482 15.482 7.922 0.006

Distraction 1 7.462 7.462 3.818 0.055
Right 
pupil 

G × D 1 1.694 1.694 0.867 0.355

Table 5. Comparison of driver's driving performance 
between attentive driving and distracted driving with 

secondary addition task 

Driving Driving + Addition task
Parameter 

All Male Female All Male Female

Velocity 
SD(m/sec) 

 1.12  0.95  1.39  1.48  1.43  1.57

Acceleration
SD(m/sec2)   0.198   0.180   0.226   0.207   0.187   0.240

Steering 
reversal rate
(times/min)

54.33 64.27 38.71 75.50 82.27 64.86

Lateral 
offset SD(m)   0.307   0.288   0.339   0.292   0.265   0.333

Response 
time(sec) 

 2.16  1.99  2.44  2.36  2.18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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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의분산 여

부와 성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8). 분

석 결과, 차량속도 표준편차, 조향휠 조작횟수, 차선 내 차량

위치 표준편차, 반응시간 모두 성별과 분산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반면에 차량가속도 표준편차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Discussion 

본 실험 결과, 운전 중 인지적 주의분산을 유도하는 연산, 

대화 등의 부차과제의 수행은 운전자의 인지부하를 증가시

키는 데, 이는 운전자의 생리 변화를 가져오고,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운전자의 생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맥박변이도

를 나타내는 PPI는 부차과제의 수행 중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Shamir et al., 1999)와 일치한다. 또한 Conesa 

et al.(1995)는 인지부하의 증가로 인해 피부전도도가 증

가한다고 보고했는데, 본 실험에서도 피부전도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동공크기는 좌우 모두 본 실험에서 증가하였는

데, 선행연구(Miyaji et al., 2010)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보

고된 바 있다. 더불어 피부전도도와 동공크기는 운전자의 성

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운전 수행 능력의 저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선행연

구(Mehler et al., 2009)와 비슷하게 본 실험에서도 차량속

도와 가속도의 표준편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운전자의 차

량의 종방향 거동 제어 능력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또한 조

향휠 조작횟수도 선행연구(Ranney et al., 2005)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증가하였는 데, 이는 운전자가 차량의 차선 

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을 

의미한다. 돌발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시간 또한 본 실

Table 7. Comparison of driver's driving performance 
between attentive driving and distracted driving 

with secondary conversation task 

Driving Driving + Conversation task
Parameter 

All Male Femal All Male Femal

Velocity 
SD(m/sec) 

 1.12  0.95  1.39  1.59  1.28  2.08

Acceleration 
SD(m/sec2) 

  0.198   0.180   0.226   0.270   0.212   0.361

Steering 
reversal rate 
(times/min) 

54.33 64.27 38.71 76.92 88.55 58.64

Lateral 
offset SD(m) 

  0.307   0.288   0.339   0.251   0.231   0.283

Response 
time(sec) 

 2.16  1.99  2.44  2.37  2.19  2.66

Table 6. ANOVA results for gender and distraction on 
driver's driving performance 

Parameter Source DF SS MS F P 

Gender 1 1.405 1.405 3.227 0.077

Distraction 1 1.820 1.820 4.178 0.045
Velocity 

SD 
G × D 1 0.372 0.372 0.855 0.358

Gender 1 0.042 0.042 1.207 0.276

Distraction 1 0.002 0.002 0.055 0.815
Acceleration 

SD 
G × D 1 0.000 0.000 0.008 0.930

Gender 1 7900.058 7900.058 11.488 0.001

Distraction 1 8335.643 8335.643 12.122 0.001
Steering 
Reversal 

rate 
G × D 1 283.643 283.643 0.412 0.523

Gender 1 0.060 0.060 4.683 0.034

Distraction 1 0.003 0.003 0.261 0.611
Lateral 

offset SD 
G × D 1 0.001 0.001 0.091 0.763

Gender 1 3.524 3.524 23.198 0.000

Distraction 1 0.648 0.648 4.266 0.043
Response 

time 
G × D 1 5.260E-05 5.260E-05 0.000 0.985

Table 8. ANOVA results for gender and distraction on 
driver's driving performance 

Parameter Source DF SS MS F p 

Gender 1 6.464 6.464 9.916 0.002

Distraction 1 4.401 4.401 6.752 0.011
Velocity 

SD 
G × D 1 0.558 0.558 0.855 0.358

Gender 1 0.162 0.162 3.380 0.070

Distraction 1 0.120 0.120 2.503 0.118
Acceleration

SD 
G × D 1 0.046 0.046 0.960 0.331

Gender 1 13158.131 13158.131 19.013 0.000

Distraction 1 8357.729 8357.729 12.077 0.001
Steering 

reversal rate
G × D 1 80.729 80.729 0.117 0.734

Gender 1 0.046 0.046 4.368 0.040

Distraction 1 0.054 0.054 5.143 0.027
Lateral 

offset SD 
G × D 1 5.213E-06 5.213E-06 0.000 0.982

Gender 1 3.669 3.669 22.882 0.000

Distraction 1 0.737 0.737 4.594 0.036
Response 

time 
G × D 1 0.001 0.001 0.006 0.938



376  Jun‐Hoe Kim · Woon‐Sung Lee JESK 

 

험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운전자의 운전 수행 능력이 저하

됨을 대표적으로 보인다. 여러 선행연구(Liang et al., 2007; 

Yoshitsugu et al., 2003)도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더

불어 조향휠 조작횟수와 반응시간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피부전도도, 동공크기, 조향

휠 조작횟수, 속도 표준편차, 차선 내 차량위치 표준편차 그

리고 반응시간이 운전자의 인지적 주의분산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변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피부전도도, 동공크기, 조향휠 조작횟수, 반응시간은 성

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실험에 참가한 남녀 운전자들의 운전 경력 차이가 연구 결

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가상주행 고속도로는 주로 직선구간과 완만한 

곡선구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변 교통량도 많지 않게 조절

하여, 운전 경력이 비교적 짧은 운전자도 어려움이 전혀 없

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참가자들이 차량 시

뮬레이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본 실험 전에 연습운전을 

충분히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운전 경력

의 차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남녀 각 

그룹을 운전 경력이 긴 그룹과 짧은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측정된 생리신호와 운전 능력 변수 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여성운전자들과 비슷한 운전 경력을 가진 남성

운전자들은 2명에 불과해 두 그룹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

지만, 이 그룹에 속한 샘플 남녀 운전자의 측정변수들을 비

교한 결과, 전체그룹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운전 경력

의 차이가 성별에 따른 차이의 유의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운전자의 인지적 주의분산을 감지

하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예측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하

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차량 시뮬레이터 실

험을 통해 분석한 변수 중 차량속도, 조향휠 조작횟수, 차선 

내 차량위치, 반응시간 등이 사고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는 

변수들인데, 이 중에서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사고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변수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운전자의 인지적 주의분산의 감지에 효과적이

라고 판명된 피부전도도, 동공크기, 속도, 차선 내 차량위치, 

조향휠 조작횟수 등의 생리신호와 운전 능력 변수들을 적절

하게 조합하여 인지적 주의분산에 따른 반응시간의 증가 정

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시간의 증가 정도

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예측하고, 운전자에게 실시

간으로 이를 경고한다면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한 사고

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안전운전에 방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분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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