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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The Vision Loss Expert Group(VLEG, 2017) 따르면 2015년 

전세계 시각장애인은 2억 5,300만 명으로 2050년에는 7억 300

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9년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 대비 약 5.1%1)에 육박하며, 전체 장애

인 대비 시각장애인2)은 약 9.7%로 장애유형 15개 가운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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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인구: 51,849,861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전체 등록

된 장애인: 2,618,918명(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 전체 시각장애인: 2,618,918명(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째로 비중이 크다. 또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노인 시각장

애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5.7%3)를 차지하고 있다.

3) 65세 이상 인구: 8,026,915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1,263,036명(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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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ratio of the visually impaired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various causes such as 

natural aging, accidents,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is study has two folds. Firstly, it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atisfaction level with information facilities for the visually impaired. 

Secondly, it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with indoor information facilities. 

Through this study, it helps to identify problems of information facilities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it works as a practical data for further improvements. Methods: For 50 visually impaired people, 

a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braille blocks, braille signboards, 

braille information boards with tactile map, audio guide devices, and safety egress devices. 

Microsoft Excel and SPSS 26.0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indoor information facilities was very low. The more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recognized the installation standards, and the better the maintenance wa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braille blocks and braille signboards, the effect of information transfer 

on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In the case of audio guide device and safety egress device, the 

standard suitability influenced satisfaction. Implications: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overall 

information facilities can impede visually impaired people from receiving practical help through the 

information facilities.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facility were identifi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prepare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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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1997년 4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

법)」이 제정되면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998년 4월부터 총 4회(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는 2003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조사를 진행했으나 2008년도부터는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

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4)에 따르면 장애인 편

의시설 설치율은 80.2%(적정설치율5) 74.8%)로 지난 2013년 

67.9%(적정설치율 60.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의 편의시설로 집중되어 있는 안내시설은 설치율 68.2%, 

적정설치율 62.3%로 낮은 편에 속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구비는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연구가 필요하

다. 그러나 현재 시각장애인 대상의 편의시설 이용실태와 이용

만족도 등의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편의시설 가운

데 실내안내시설로 용도를 한정하여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

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

다. 첫째는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실태

를 확인한다. 둘째, 전반적인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와 

4)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77
5) 적정 설치율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

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을 말한다.

실내안내시설별 설치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각장애인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

고, 향후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문

항을 조사자가 읽고 응답자가 답변하는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편의시설 범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2]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로 집

중되어 있는 안내시설로 선정했으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실내안내시설로 한정하였다. 안내시설 종류를  「장애인등편

의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2]에 따라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과  [별표1]에 따라 유도 및 안내설비인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에 점자표지판을 추가하여 실내안내시설

별 설치 이용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Microsoft Excel

과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검증,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1.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여러 장애유형과 비교하거나 

통합하여 만족도의 일부 항목으로써 편의시설을 살펴본 연구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시설이나 안내시설 범위를 일부 한

정하여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여러 장애유형과 비교하거나 통합하여 편의시설에 대

한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원진(2005)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를 가진 60세 이상의 노

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 및 복지 서

비스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을 활

용하였으며, 시각장애는 전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각

장애노인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외출하기와 밖에서

의 활동(쇼핑, 장보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불편한 공공시

설물의 이용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혼자서 여가

생활을 보내며 다른 장애에 비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노

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높게 나타났다. 

김형일(2012)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

족도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편

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안내 및 정보접근의 모든 항목이 다

른 유형의 장애보다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명화 외(2016)는 장애학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6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각 대학의 편의

[그림 1] 65세이상 노인인구와 노인시각장애인 추이 
(20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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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조사를 실

시하였다. 그 중 안내시설은 통신, 유도와 안내표시, 음료대, 수

도꼭지, 휴게실 유무 총 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편

의시설 세부기준 적합도는 65%로, 안내시설은 그보다 더 낮은 

61%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대상의 일부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

구는 다음과 같다.

강용봉(2007)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의 설치 현황과 이용만

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점자블

록의 활용정도를 30%미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점자

블록이 독립보행하거나 익숙지 않은 장소에서 보행 시에는 도

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점자블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조

로운 방향지시(34.9%), 발의 감각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양각모

양(22.7%), 각종 규격의 불일치(18.3%), 잦은 마모(12.2%) 순으

로 나타났다. 잘못된 기능과 정보를 주는 점자블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석현(2016)에서 시각장애인의 실내 공공 사인물(Signage) 

인지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개의 그룹

으로 구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인색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명도와 채도의 배색차이가 명확한 배색에 인

지성과 선호도가 높았다. 명확한 사인의 색상으로는 주목성이 

높은 파랑과 빨강이 적합하며, 명도와 채도의 대비를 명확하게 

하여 주목성과 명시성을 높이는 것이 시인지성 확보에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18)는 8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안내시설은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설비인 점자안내판, 음성유도장치를 

살펴보았고, 각 시설(출입구(문),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화

장실)의 점자표지판 설치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안내시

설의 적정설치율(12.8%)은 전체 편의시설 평균(28.5%)보다 낮

았으며, 미설치율(62.4%)은 전체 평균(41.1%)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실내에 한정하여 내부시설과 위생시설에 대한 점자표지판

(출입구(문),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화장실)의 적정설치율

도 평균보다 낮았으며, 미설치율 역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시설 연구

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관점의 실내안내시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의 활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대

상으로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만족도 조사와 안내시설

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는 점에 선행연구

와 차별성을 갖는다.

구분 저자 연구방법 연구주제 주요 분석내용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를 통한
만족도 조사

김원진
(2005)

빈도분석
분산분석

시각, 청각, 지체장애를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의 
장애유형별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실태, 복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수행정도
- 장애유형별 여가활동 참여율
- 장애유형별 생활만족도, 경험하는 문제점
-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인지율, 이용률, 만족도

김형일
(2012)

빈도분석
교차분석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 편의시설별(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정보접근시설, 기타시설) 만족도

장명화 외
(2016)

빈도분석 6개 대학교의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실태조사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시각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점자블
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음성유도장치 등)
에 대한 기준 적합성 평가

시각장애인
대상의

안내시설
만족도 조사

강용봉
(2012)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현황과 이용만족도 조사
- 시설유형별 점자블록 이용정도
- 점자블록의 정보와 기능 인지정도, 도움정도
- 점자블록의 안전성, 시공과 관리 등

이석현
(2016)

빈도분석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의 공공사인물 인지성에 
대한 비교 조사

- 사인 만족도
- 사인색채의 만족도, 선호도, 중요도, 배려도
- 주목성
- 사인편리성 정도 및 문제점
-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2018)

빈도분석
8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설치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점자블록, 점자표지
판, 점자안내판, 음성유도장치 등)에 대한 세부
설치율 

본 연구
빈도분석

다중회귀분석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실내안내시설별 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전반적인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 실내안내시설별(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

판, 음성유도기, 경보 및 피난설비) 이용만족도

[표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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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장애인 정의 및 관련 기준 분석

2.1 시각장애인 정의 및 현황

시각장애는 목적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다르다(김원호 외, 

200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1]에서는 시각장

애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등급 대신 장

애정도로 표현을 변경하였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에 

의거하여 [표 2]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기존 

1~3등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기존 4~6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정도판정

기준」에서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분류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있다.

구분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

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표 2]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8

조, 제19조에 규정된 장애인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6)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

서 시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2.0%로 가장 많았으며, 시

력 감퇴에 의한 시력장애(99.1%)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시각장

애(92.4%)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기존 

1~4등급)의 86.0%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했으며, 시각장애인 전

체의 47.1%는 본인의 시력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

었다. 특히 집 밖 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을 주는 보조자가 없어서

(36.8%), 주위 사람들의 시선(8.1%), 의사소통의 어려움(3.2%),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6)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p.156~162

[그림 3] 2017년 시각장애 연령별 비율

[그림 4] 장애 형태 [그림 5] 장애 발생시기

[그림 6] 점자 해독여부 [그림 7] 장애 인지

[그림 8] 집 밖에서의 활동이 어려운 이유 

시각장애는 후천적으로 시력이 감퇴하면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장애(김원진, 2015)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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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각장애인 증가와 함께 자신의 시력 상태도 모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내안내시설은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설치되어있어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보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많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2.2 안내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분석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

라 편의시설 유형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된다. 그 중 안내시설의 종류에는 점자블

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

칙 제2조제1항과 [별표1]에 따라 유도 및 안내설비는 점자안내

판(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로 세분화할 수 있다. 「장애

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점자표

지판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점자규격, 점자크기 등)은 없다.

국토교통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에서도 편의시설 유형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안내시설은 안내

설비(안내판,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청각장애인 안내

설비)와 경보 및 피난설비(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

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점자블록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 사용
하여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 안내

유
도
및
안
내
설
비

점자표지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목적지 등의 정보 제공

점자안내판
(촉지도식표지판)

주요시설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
로 표시하여 손의 촉감으로 해당 정보 인지

음성유도기
(음성안내장치)

특정지점이나 시설에 설치하여 음성유도기
를 통해 음성 출력으로 위치 정보와 목적지 
접근 유도

경보 및 피난설비
위급한 상황에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 대
피할 수 있도록 안내

※ 자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표 3] 시각장애인 실내안내시설 종류 및 내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권장사항 규정

에는 19개 용도시설별 39개 대상시설이 있다. 이 중 안내시설

의 의무/권장 사항은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규정 문항이 적다. 

안내시설의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점자블록 12개(권장 4개), 유

도 및 안내시설 7개(권장 15개), 경보 및 피난설비 22개(권장 0

개)로 규정되어있다. 특히,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의 

일상생활시설인 근린생활시설에서 소매점과 음식점,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들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편의시설

대상시설
(용도시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1 제1종근린생활시설(6) 2 - - 3 2 -

- 소매점, 미용원, 목욕장

- 주민센터, 지구대, 보건소 ◦ ◦ ◦
- 대피소 ◦
- 공중화장실 ◦
- 의원

- 지역아동센터 ◦ ◦
2 제2종근린생활시설(3) 1 1 1 1 2 -

- 일반음식점, 조리‧판매시설

- 공연장 ◦ ◦ ◦
- 안마시술소 ◦ ◦ ◦

3 문화및집회시설(2) 2 1 1 3 -

4 종교시설(1) - - - - 1 -

5 판매시설(1) - - - 1 1 -

6 의료시설(1) 1 - 1 - 1 -

7 교육연구시설(4) 1 2 1 2 3 -

8 노유자시설(3) 1 - 1 1 -

9 수련시설(1) - - - 1 1 -

10 운동시설(1) - - - 1 - -

11 업무시설(3) 2 - 2 - 2 -

12 숙박시설(2) 1 - - - 2 -

13 공장(1) - - - - - -

14 자동차관련시설(2) - - - - - -

15 방송통신시설(2) - - - 2 2 -

16 교정시설(1) - 1 - - - -

17 묘지관련시설(1) - - - - - -

18 관광휴게시설(2) - - - 2 - -

19 장례식장(1) 1 - - 1 1 -

총계(39) 12 4 7 15 22 0
*자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표 4] 공공건물의 안내시설 의무/권장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 만족도 분석

3.1 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건물에 설치된 편의

시설 가운데 실내안내시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약 6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독립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50명으로 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장애정도로 구분하여 응답자를 구성하

였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을 조사자가 묻고 응답자가 

대답하는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은 개인요인별 항목, 전반적인 실내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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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이용만족도 항목, 실내안내시설별 설치 이용만족도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요인별 항목에는 개인적 특성에 따

라 만족도 영향에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성별, 장애등급, 장애원인, 최종학력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전반적인 실내안내시설 설치 정도 만족도 항목에는 실내안

내시설에 대한 인지여부와 유지관리, 개선사항의 문항 3개를 

구성하였다. 실내안내시설별 만족도 항목에서 실내안내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점자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음성유

도기, 점자표지판으로 세분화하였다. 실내안내시설별 설치 이

용만족도 항목에서는 안내시설별 기준 적합성 만족도, 정보전

달력, 설치기준 개선사항, 설치 및 관리 개선사항으로 안내시설

별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실내안내시설 만족도 항목과 실내안내시설별 만족

도 항목(개선사항 제외)은 라이커트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설문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설문항목의 Crobach’s α값이 0.8이상으로 설

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구분 내용

조사
일정

2019년 10월 22일 ~ 10월 29일

조사
대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독립보행이 가능한 시각장
애인 50명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기존 1~3등급): 48명(96%)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기존 4~6등급): 2명(4%) 

조사
방법

전화설문 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을 조사자가 묻고 
응답자가 대답하는 방식

조사
내용

개인요인별 항목
연령, 성별, 장애등급, 
장애원인, 최종학력

전반적인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항목

실내안내시설 인지여부,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내
안내시설별 
설치 만족도 

항목

점자블록

기준 적합성, 정보전달
력, 설치기준 개선사항, 
설치 및 관리 개선사항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

경보 및 피난설비

[표 5] 설문조사 개요

2) 분석 방법

자료분석에는 Microsoft Excel과 SPSS 26.0이 사용되었고, 통

계적 유의미성은 p = 0.0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 만족도 실태 분석에 있어서는 기술통계와 빈도분

석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별 의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

이제곱 검증, Pearson’s Correlation 상관관계 분석,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분석

1)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기술통계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6.0% 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내안내시설별 만족도는 점

자블록이 14.0% 으로 가장 높았고, 음성유도기(12.5%), 점자표

지판(10.4%), 경보 및 피난설비(4.6%), 점자안내판(4.5%)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안내시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와 같이 법적으로 소규모시설에서는 시

설별 접근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내시설 이용에 대한 체감이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

능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

한, 경보 및 피난설비와 점자안내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논리적 규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점자블록과 같이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위(점, %)

구분 평균1) 표준편차2) 만족도 비율3)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2.16 0.855 6.0

실내
안내
시설

점자블록 설치 이용만족도 2.61 0.917 14.0

점자표지판 설치 이용만족도 2.24 0.998 10.4

점자안내판 설치 이용만족도 2.08 0.850 4.5

음성유도기 설치 이용만족도 2.24 1.076 12.5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이용만족도 1.92 0.969 4.6

1)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3) ‘만족+매우 만족’ 응답의 유효 퍼센트

[표 6]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기술통계

실내안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으로는 편의시

설 추가 설치 및 보완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법률제도 강화 22%,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홍

보 강화가 20%,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

활동 참여가 10%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9] 실내안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개선사항(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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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안내시설별 설치기준 개선사항에서는 안내시설 설치 시 

시인성과 인지성이 향상되는 개선사항 의견이 많았다. 점자블

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 모두 크기나 소리가 크

고, 돌출높이(돌출점)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작거나 낮았

으면 좋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실내안내시설별 기준 개선사항 (중복응답)

[그림 11] 실내안내시설별 그 밖의 개선사항(중복응답)  

그 밖에 점자블록은 모양과 재질변경(각 14.3%), 점자블록 삭

제(10.7%), 색상 변경(4.76%), 기타(3.57%) 순으로 나타났다. 점

자표지판과 점자안내판의 경우에는 크기(13.4%, 8.0%)와 돌출

점 높이(10.3%, 14.0%) 의견보다는 설치위치 표준화(40.2%, 

32.0%)와 구성 및 표기 체계화(25.8%, 30.0%)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점자표지판과 점자안내판의 설치위치와 점자의 

외형적 특성(점의 높이, 점의 지름, 점과 점 간의 간격,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줄과 줄 간의 가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각

장애인들이 인지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성유도

기는 설치장소 확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신전파 수신

거리 확대(29명), 음성전달 메시지 구체화(24명), 안내멘트 소리 

크게(16명), 안내멘트 소리 작게(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실내안내시설별 설치 및 관리 문제점으로는 점자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안내판, 경보 및 피난설비 모두 유지관리 미비 응

답이 높게 집계됨에 따라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보 및 피난설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27%)

보다 부족한 정보전달력(35%)이 8p%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비상상황 시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보벨(비상벨)과 화재음성

장치만으로는 주변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지와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2] 실내안내시설별 문제점(중복응답) 

2) 개인요인별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개인요인별 실내안내시설 만족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살펴

보면,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6.0%)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

는다(불만족+매우 불만족)’(70.3%)는 응답보다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0대”에서 8.3%, 

“40대”에서 9.1%로 집계되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대 이하”에서 83.3%, “30대”에서 66.6%, “40대”에서 100.0%

가 나타남에 따라 모든 연령에서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

가 늦음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

애인”에서 9.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50.0%

로 나타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실내안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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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성별’, ‘장애원인’, ‘최종학력’의 변인에서는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3.3 실내안내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s Correl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내안내시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치기준 인지성과 유지

관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설치기준 인지성과 유지관리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0.6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안내시설 만족도와 설치기

준 인지성, 유지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개의 독립

변수 모두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다중회귀분석의 F통계값이 ρ=0.000에서 16.311의 수치를 보

이며, 회귀식에 대한 R2=0.410으로 41.0%(수정계수에 의하면 

38.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b은 2.057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공차한계는 모두 0.9 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VIF)도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설치기준 인지성(t=2.960, ρ

<0.005)와 유지관리(t=4.552, ρ<0.000) 모두 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치기준 인지성과 유지관리의 표준화 회귀계

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유지관리의 β값은 0.513, 설치기준 인지

성의 β값은 0.333으로 나타나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인지성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내안내시설 

설치기준 인지성과 유지관리가 높을수록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구분 1 2 3

Pearson’s 
Correlation

1 설치 이용만족도 1

2 설치기준 인지성 .387** 1

3 유지관리 .547*** .104 1

독립변수

종속변수

Coefficient
β t

공차
한계

VIF
B S.E

설치기준 인지성 .288 .097 .333 2.960** .989 1.011

유지관리 .598 .131 .513 4.552*** .989 1.011

Durbin-Watsonb 2.057

Constant .035

R2(adjusted R2) .410(.385)

F 16.311***
*<0.05, **<0.01, ***<0.001

[표 8] 실내안내시설 만족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3.4 실내안내시설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실내안내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2(ρ)

개
인
요
인

연령

20대 이하 1(8.3) 9(75.0) 2(16.7) - -

17.790*
(.038)

30대 4(33.3) 4(33.3) 3(25.0) 1(8.3) -

40대 5(22.7) 8(36.4) 7(31.8) 2(9.1) -

50대 4(100.0) - - - -

60~64세 - - - - -

65세 이상 - - - - -

성별
남자 11(33.3) 13(39.4) 6(18.2) 3(9.1) - 4.057

(.255)여자 3(17.6) 8(47.1) 6(35.3) - -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4(29.2) 21(43.8) 11(22.9) 2(4.2) -
8.767*
(.033)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1(50.0) 1(50.0) -

장애
원인

선천적 장애 8(23.5) 14(41.2) 9(26.5) 3(8.8) - 2.458
(.483)후천적 장애 6(37.5) 7(43.8) 3(18.8) - -

최종
학력

무학 - - - - -

2.139
(.906)

초등학교 중퇴/졸업 - - - - -

중학교 중퇴/졸업 - - - - -

고등학교 중퇴/졸업 3(33.3) 4(44.4) 2(22.2) - -

대학교 중퇴/졸업 11(28.2) 16(41.0) 9(23.1) 3(7.7) -

대학원 중퇴/졸업 이상 - 1(50.0) 1(50.0) - -

전체(249) 70(28.1) 105(42.2) 59(23.7) 15(6.0) -

*<0.05, **<0.01, ***<0.001

[표 7] 개인요인별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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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안내시설에 국한하여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

내판(촉지도식안내판), 음성유도기, 경보 및 피난설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각 실내안내시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치기준 적합성과 정보전달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

고 전반적인 실내안내시설 만족도 분석과 같이 실내안내시설별 

만족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살펴보고,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점자블록

점자블록 만족도에 설치기준 적합성과 정보전달력 모두 정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적합성과 정

보전달력은 점자블록 만족도에 대해 36.5% 설명력을 가지며,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다중공선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점자블록 만족도에 정보전달력(β=0.393)이 설치기준 

적합성(β=0.388)보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

기 위한 설치하는 편의시설로서 정보전달력이 중요하다. 앞서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개선사항 조사에서도 인지성 개선 의견이 

많이 집계되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점자블록의 정보

전달력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전달력 위주의 점자블록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점자표지판

점자표지판의 설치기준 적합성과 정보전달력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점자표지판 만족도를 약 49.2%(R2=0.492)로 설명

할 수 있으며,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점자표지판 설치기준 적합성과 점자표지판의 정보전달력이 

점자표지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점자표지판

의 설치기준 적합성(β=0.318)보다 점자표지판의 정보전달력(β

=0.498)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점자표지판은 손가락 끝의 감각을 이용하여 점자 6개의 조합

에 따라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점자는 ‘크기’와 ‘모양’

이 중요하다. 따라서 높은 정보전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자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자 표준이 없다. 2016년 점자법이 신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β t

공차
한계

VIF
1 2 3 B S.E

1) 점자블록

종속변수 1 설치이용 만족도 1

독립변수
2 설치기준 적합성 .465*** 1 .369 .133 .388 3.273** .962 1.040

3 정보전달력 .469*** .195 1 .353 .107 .393 3.314** .962 1.040

Durbin-Watsonb 2.133

상수 .492

R2(adjusted R2) .365(.338)

F 13.485***

2) 점자표지판

종속변수 1 설치이용 만족도 1

독립변수
2 설치기준 적합성 .543*** 1 .333 .125 .318 2.671* .797 1.255

3 정보전달력 .642*** .451* 1 .425 .102 .498 4.185*** .797 1.255

Durbin-Watsonb 2.102

상수 .424

R2(adjusted R2) .492(.470)

F 21.801***

3)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종속변수 1 설치이용 만족도 1

독립변수
2 설치기준 적합성 .669*** 1 .505 .109 .553 4.643*** .834 1.199

3 정보전달력 .510*** .407** 1 .279 .117 .285 2.390* .834 1.199

Durbin-Watsonb 1.932

상수 .260

R2(adjusted R2) .515(.491)

F 21.757***

*<0.05, **<0.01, ***<0.001

[표 9]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의 만족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28 시각장애인의 실내안내시설 설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정되었고, 이 법을 근거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점자 

규격 표준화 방안 연구(2021~2022년)7)가 계획되어 있지만 구

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연

구 참여를 통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읽기 쉬운 ‘크기’, ‘모양’, 

‘간격’ 등을 반영한 한국어 점자 표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점자안내판

점자안내판의 경우 설치기준 적합성, 정보전달력과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2값이 0.515으로 나타났으며,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자안내판의 설치

기준 적합성과 만족도, 정보전달력과 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정보전달력이 잘 될수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β=0.553)하는 것이 정보

를 전달(β=0.285)해주는 것보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해당 건물의 전반적인 공간 배

치를 파악하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만 설치위치나 표현방식 등의 세부기준들은 없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안내판 이용에 혼동하지 않도록 통일성 있

는 점자안내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세부기준들이 필요

하다.

4) 음성유도기

7)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2018),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2019~2023), p.20

음성유도기는 설치기준 적합성에서만 정(+)의 관계로 유의

하게 나왔다. 음성유도기가 기준에 따라 설치되면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모형은 67.3%의 

설명력을 가지며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다.

음성유도기는 전용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편의시설로, 앞서 

음성유도기의 설치기준 개선사항 조사에서 ‘설치장소 확대’라

는 의견이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이는 음성유도기가 설치된 지

점을 알 수 없어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고정 설치된 안내방식에서 벗어나 위

치기반의 표준화된 개인화(모바일)를 통해 음성유도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가 마련된다면 음성유도

기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경보 및 피난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도 음성유도기와 마찬가지로 설치기준 적

합성은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정보전달력

은 유의확률이 0.145로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음성유도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수록 만족도가 높아

지는 정(+)의 상관관계 확인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몸의 움직임에 제한이 많아 

비상상황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난촉지안내도의 

설치 위치와 세부기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각 층별 

승강기 출입문 옆에 설치하는 등 촉지피난안내도를 확대 설치

하고, 설치 위치, 피난 및 대처방법 안내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β t

공차
한계

VIF
1 2 3 B S.E

4) 음성유도기

종속변수 1 설치이용 만족도 1

독립변수
2 설치기준 적합성 .816*** 1 .729 .103 .754 7.080*** .641 1.559

3 정보전달력 .556*** .599*** 1 .103 .105 .105 .982 .641 1.559

Durbin-Watsonb 1.685

상수 .018

R2(adjusted R2) .673(.659)

F 46.339***

5) 경보 및 피난설비

종속변수 1 설치이용 만족도 1

독립변수
2 설치기준 적합성 .873*** 1 .805 .092 .796 8.775*** .668 1.496

3 정보전달력 .593*** .576*** 1 .143 .096 .134 1.482 .668 1.496

Durbin-Watsonb 1.545

상수 .076

R2(adjusted R2) .775(.764)

F 70.437***

*<0.05, **<0.01, ***<0.001

[표 10] 음성유도기, 경보및피난설비의 만족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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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VLEG(2017)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이 2050년에는 7억 30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

인 비율은 전체 장애유형 중 3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시각장

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규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

의 편의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안내시설로 편의시설의 범위를 한

정하고 안내시설의 종류도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

지를 구성하였으며, 독립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안내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시각장애인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전반적

인 이용만족도와 안내시설별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실내안내시설 접

근 및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개인

요인별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력이 좋

지 않을수록 안내시설의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전반적인 개선사항으로는 편의시설 추가 설치‧보완과 비장애인

의 인식 개선의 응답이 많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상

태가 열악하고 일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식교육의 효

과성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나 지자체에서 실질적 장애인식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밖에 안내시설별 개선사항에서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

자안내판, 음성유도기 모두 크기(소리)가 크고 돌출높이(돌출

점)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각장애인이 안내시

설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인성 및 

인지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시설별 문제

점으로는 유지관리가 미비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실내안내시설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설치기준 인지성이 높고 유지관리가 잘 될수록 실내안

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인지성보다 만족도에 더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내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알면 안내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

어 인지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실내안내시설별 만족도에서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세 개 안내시설에서 설치기준 적합성과 정보전달력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점자블록

과 점자표지판은 설치기준 적합성보다 정보전달력이, 점자안내

판에서는 정보전달력보다 설치기준 적합성이 만족도에 더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성유도기와 경보 및 피난설비의 

경우 설치기준 적합성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실내안

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의 양적 확충과 현재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 안내시설들의 설치기준에 대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규정이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안내시설에 대해 논리적 규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시각장애

인들이 원활히 안내시설을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장

애를 고려한 정보전달력을 갖춘 세부 기준들이 보완되어야 한

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안내시설 인지성 확보와 비장애인의 장

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공익광고 등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내시설에 대한 인지

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비장애인들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

다.

셋째,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안내시설

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

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설치에 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노후화된 안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관점에서 실내안내시설에 대한 만족

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가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로 한정하였고 설문표본수가 적었다는 점은 시각장

애인의 편의시설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로 작용 할 수 있

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다각적 분석이 요

구된다.

사사: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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