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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환경, 장치, 도구 등은 그 디자인이 

사용자 관점에서 바로 이해가 되고, 조작하기가 편리하며, 그

리고 실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물

건을 다루고 어떤 오류를 잘 저지르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

는가와 같은 사용자의 기대(user expectation) 및 선호도(preferen- 

c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란 신호를 인식하거나 조종장치

를 조작할 때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말

한다(Fitts, 1951).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연구는 Lewis(1986)의 경

우 파워스위치의 전원공급 방향에 대한 미국인의 스테레오타

입은 Up/Down 스위치에 있어서 Up(97%)이 전원공급 방향임을 

밝혔으나, 국인의 경우 미국인과는 반대로 Down일 때가 전

원공급 위치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Hsu and 

Peng(1991)과 Courtney(1994)는 버너의 표시 및 조종장치에서 미

국인과 중국인 간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Verhagen 

et al.(1975)은 북․중부 아프리카에서의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의 운동방향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신기술에 더 많이 노출되

고, 더 젊으며, 교육수준이 더 높을수록 강하게 고착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이나 신기술에 

대한 노출정도 등이 인간의 기대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작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Bridger(1995)는 알파벳

과 부호체계, Petropoulos and Brebner(1981)는 연령과 성별에 따

라서도 스테레오타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이 여러 집단에 걸쳐 유사한 패턴으로 

작동하는 것과 같이 행위 및 지각반응에 일관성이 있으면 이

를 집단 고정관념(population stereotype)이라 한다. 또한 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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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조종장치의 운동방향이 널리 유행하는 스테레오타입과 

일치한다면 이를 양립성(compatibility)이 높다고 말한다(Bridger, 

1995). 그러므로 양립성이란 인간이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러한 양립성은 인간의 작업수행도에 매우 큰 

향을 미쳐서 양립관계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면 학습

이 빠르고, 반응시간이 줄어들며, 오류가 적어지고, 사용자 만

족도가 올라간다(Sanders and McCormick, 1992).

양립성은 개념(conceptual), 공간(spatial), 동작(movement), 양식

(modality) 양립성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수

도꼭지(water faucet) 손잡이 동작의 양립성에 관한 연구로서, 동

작의 양립성에 관한 연구는 Bradley(1954)의 회전 표시장치와 

회전 조종장치에 대한 양립성, Brebner and Sandow(1976)과 

Warrick(1947)의 선형 표시장치와 회전 조종장치에 대한 양립

성, Holding(1957), Spragg, et al.(1959), Grandjean(1988), Simpson 

and Chan(1988) 등의 서로 다른 면에 있는 표시장치와 조종장치

의 동작에 관한 양립성, Chapanis and Kinkade(1972)의 수평 및 

수직 회전 조종장치의 방향과 차량 반응과의 양립적인 관계, 

Lewis(1986)와 Jeong and Lee(2001) 등의 파워스위치의 전원공급 

방향에 대한 양립성, Worringham and Beringer(1989)의 조작자가 

표시장치를 보는 방향과 조종장치를 보는 방향이 다를 때의 

양립관계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일상

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나 장치들에 대한 양립성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인식한다.

우리가 손과 몸을 씻기 위해 가정과 직장 또는 공공시설의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행하는 일상행동이다. 물을 사용하는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의 수도꼭지를 접하게 된다. 현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도꼭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손

잡이가 하나로서 냉․온수(cold․hot water)를 한 손으로 조절

하는 유형과 냉․온수 손잡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도꼭지 손잡이는 어느 방향으로 조

작하 을 때 물이 나오거나 잠기는 것일까? 우리는 남의 집이

나 공공시설의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할 때 자기가 항상 사용하

는 수도꼭지의 열림 방향과 동일하지 않음을 흔히 경험했을 것

이다. 예컨대 손잡이가 하나인 레버형 수도꼭지 손잡이(lever- 

type faucet handle)의 경우 위로 올리면 물이 나오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아래로 내려야 물이 나오는 것이 있다. 손잡이가 두 

개인 냉․온수 분리형인 경우에는 수도꼭지 손잡이가 나사의 

조임과 풀림 방향과 동일하게 대부분이 제작되어 있지만 냉․

온수 조작 손잡이가 각각 따로따로 시계방향(clockwise) 또는 반

시계방향(counter-clockwise)으로 조작해야 하는 유형도 있다. 이

것은 수도꼭지를 설계할 때 손잡이의 열림 방향에 대한 사용

자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아 양립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각 회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서로 다르게 설계된 

것은 사용자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고려가 

없었던 결과이고 이는 곧 제품표준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

고 있다.

수도꼭지 손잡이의 잘못된 조작은 On/Off 스위치와 같이 시

스템 운 에 중대한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에서 접하는 각종 표시장치나 조종장치의 양립성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기의 사용으로부터 초래되는 수많은 

불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도꼭지 설계

시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감하는 스테레오타입을 파악하고 이

를 적용하는 표준화 작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꼭지 손잡이의 형태와 설치위치에 따른 사용

자의 조작방향에 대해 조사하 는데 인간공학적 설계의 중심 

개념인 자극과 반응 및 인간의 기대와의 관계를 토대로 하

다. 이를 위하여 각 가정과 공공시설의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냉․온수 일체형 레버 손잡이 수

도꼭지와 냉․온수 분리형 원형 손잡이 수도꼭지를 선정하고 

이의 열림방향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파악하여 다수의 사용

자들이 공감하는 설계방향을 제시하 다. 또한 같은 형태의 

손잡이라도 설치위치에 따라 열림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야 적

절한지를 논의하 다.

2.  수도꼭지의 제작현황 및 사용상 문제점 고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도꼭지 손잡이의 형태는 손잡이 하나로 

냉․온수를 조절하는 레버형 수도꼭지 손잡이 방식과 손잡이

가 두 개인 냉․온수 분리형 손잡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유

형이다. 레버형 손잡이의 왼쪽 위치나 냉․온수 분리형 왼쪽 

손잡이의 용도는 더운물용이고 반대의 경우는 찬물용으로 되

어있다.

통상적으로 수도꼭지 손잡이는 원형 손잡이(round-shaped 

handle)나 <그림 1>과 같이 십자형 손잡이(cross-shaped handle)

인 경우 더운물과 찬물 양쪽 모두 반시계방향이 물이 나오는 

방향이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사(screw)나 병의 뚜

껑 등과 같이 ‘왼쪽 풀림, 오른쪽 조임’의 일반적인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제조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는 수도꼭지 손잡이의 열림방향은 상당 부분 일치

하지 않고 있다.

수도꼭지의 제작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가정과 공공화

장실의 세면장, 목욕탕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과 현재 시중

그림 1.  냉․온수 분리 십자형 손잡이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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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하 고 수도꼭지 제조업체

에 문의하는 등 국내에서 제조된 총 51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수도꼭지를 조사하 다. 조사결과를 <표 1>에서 살펴보면 현

재 국내에서 제조,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 중 냉․온수를 한손

으로 조절하는 냉․온수 일체 레버형 손잡이 수도꼭지 제품의 

78%가 레버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물이 나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본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레버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

야 물이 나오는 방식이었다.

손잡이가 2개인 냉․온수 분리 회전형 손잡이 제품은 대부

분 두 손잡이 모두 나사의 조임과 풀림방향과 동일하게 반시

계 방향으로 돌리면 물이 나오는 방식이었으며 일부 미관을 

중시한 국내 및 수입제품의 경우 냉․온수 손잡이가 일관성이 

없이 각각 따로따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조작하여

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표 1>). 하지만 <그림 2>와 같은 

냉․온수 분리 레버형 손잡이의 경우에는 냉․온수 손잡이 열

림방향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레버의 위치로써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형이나 십자형 손잡이보다 조작에 있어 

좀더 분명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냉․온수 분리 레버형 손잡이 수도꼭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기기를 조작할 때의 손의 움직임을 기

기와의 관계에서 분류하면 누르고, 당기고, 변경시키고, 돌리

는 4종류이다. 손가락은 이러한 4가지의 운동요소를 몇 가지씩 

조합하여 작동한다. 특히 물체를 잡고 돌리는 동작은 많은 조

작을 엄지, 인지, 중지의 세 손가락으로 하며 약지와 새끼손가

락은 인지와 가까운 손가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원형 손잡이나 십자형 손잡이의 수도꼭지를 조작할 때 각각의 

손가락은 내전(adduction)과 외전(abduction)의 운동을 하게 되며 

손목은 요굴(radial flexion)과 척굴(ulnar flexion)운동을 한다. 만일 

수도꼭지 손잡이의 위치가 팔꿈치 높이이면 손연장(hand tools)

의 첫 번째 설계원칙과 같이 곧은 손목(straight wrist)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도꼭지의 설치위치가 팔꿈치 아래인 세면기인 경

우 손잡이를 돌릴 때 배굴(dorsiflexion)동작이 요구된다. 같은 팔

꿈치 아래위치라도 욕실 벽걸이설치 수도꼭지 손잡이를 돌릴 

때는 요골편향(radial deviation)이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원형이나 십자형 손잡이 사용에 따른 손과 손목의 

불편한 동작은 냉․온수 일체 레버형 손잡이 방식으로 대체함

으로써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원형이나 십자형 또

는 레버형 손잡이를 선호하는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레버

형 손잡이 제품이 냉․온수 분리형 수도꼭지 손잡이보다 가격

이 높으며 레버가 고장 나면 수도꼭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레버형의 경우 레버 내부가 망가지거나 손

잡이가 부러지기 쉬우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의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설치하기에는 원형이나 십자형 손

잡이에 비해 내구성이나 견고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냉․온수 분리형 수도꼭지 제품은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사용장소 및 용도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제품 제조

자들은 사용자의 기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피실험자 선정

피실험자로서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6개 연령계층의 남, 

여 50명씩 총 600명을 할당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하 다. 집

단 고정관념을 조사하려는 본 연구의 취지상 샘플의 편향을 

줄이는 일환으로 피실험자의 섭외장소를 어느 특정장소에 집

중되지 않게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이라도 위치가 다른 시설

로 옮겨가면서 설문을 실시하 고 특히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

는 대중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을 선정하 다. 또한 연

령계층에 따라 다른 조사장소를 택하 는데 10대와 20대는 학

생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과 놀이공원, 30대∼60대 이상의 연

령층은 아파트 단지와 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과 같이 다양

한 연령층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실험조사를 실시하 다.

3.2  실험장치

실험장치로서 현재 가정이나 일반 건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 3>과 같은 냉․온수 일체형 레버 손잡이 방식

표 1.  국내 수도꼭지 제작현황 조사결과

수도꼭지 유형
손잡이 열림방향

위쪽 아래쪽 반시계 시계/반시계

냉․온수 일체 레버형(n=32) 25(78.1%) 7(21.9%) - -

냉․온수 분리 회전형(n=19) - - 17(89.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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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과 <그림 4>의 냉․온수 분리형 세면기 방식(Type B), 

그리고 <그림 5>의 냉․온수 분리형 벽걸이 방식(Type C)을 

선정하 다. 

피실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3>∼<그림 5>와 같

은 실물 수도꼭지를 세면기의 모양과 비슷하게 제작된 목재모

형에 부착하여 피실험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하 다.

그림 3.  Type A(냉․온수 일체형 레버 손잡이 방식).

그림 4.  Type B(냉․온수 분리형 세면기 방식).

그림 5.  Type C(냉․온수 분리형 벽걸이 방식).

3.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은 응답상의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실험자와 일 대 일 질의형태의 설문방

법을 채택하 다. 조사자는 먼저 피실험자의 연령과 우세손

(dominant hand)에 대해 질문하고 성별을 기재한다. 그런 다음 

피실험자의 기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

작된 수도꼭지 모형을 피실험자에게 보여준 후 물이 나오는 

방향(열림방향)을 직접 조작해 보도록 하 다. 조사자는 피실

험자가 조작하는 방향을 관찰하여 이를 조사용지에 기입하

다. 조사자는 Type A로 정의된 냉․온수 일체형 레버 손잡이 

방식에 대해 ‘위(↑)’ 또는 ‘아래(↓)’ 두 방향 중 피실험자가 조

작하는 방향과, 손잡이가 두 개인 냉․온수 분리형 세면기 방

식인 Type B, 그리고 벽걸이 방식인 Type C의 손잡이는 두 개의 

손잡이를 동시에 조작하여 물이 나오는 안쪽(ꀫꀪ), 바깥쪽(ꀪ

ꀫ), 시계(ꀫꀫ), 반시계(ꀪꀪ)의 네 가지 조작방향 중 하나를 

조사용지에 기입하 다.

실험조사 결과는 각 항목별로 통합 자료, 성별, 연령별, 우세

손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통해 성별, 연령계층별, 우세손별로 스테레오타입의 기

대특성(expectation characteristics)에 대해 분석하 다. 또한 냉․

온수 분리형 세면기 방식과 벽걸이 방식의 조건에서 같은 형

태의 수도꼭지 손잡이가 설치위치(수평면 또는 수직면)에 따

라 피실험자의 조작상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4.  사용자 기대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

4.1  전체 사용자 기대

수도꼭지 손잡이 유형별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카이제곱검

정 결과 모든 유형에서 유의(p<0.05)함을 알 수 있었으며 물이 

나오는 조작방향에 대한 전체 사용자 실험조사 결과는 <표 2>

와 같다. 물이 나오는 방향은 Type A의 경우 위쪽 방향이 63%

를 차지하여 아래쪽 방향과 비교해 사용자의 강한 스테레오타

입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스테레오타입의 강약은 피실

험자의 응답률이 100% 쪽으로 근접할수록 강하며 50% 쪽으로 

갈수록 약하다고 조작적으로(operationally) 정의된다.

표 2.  수도꼭지 손잡이 조작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대

구 분
수도꼭지 손잡이 유형

Type A Type B Type C

 손잡이 조작방향 ↑ ↓ ꀫꀪ ꀪꀫ ꀫꀫ ꀪꀪ ꀫꀪ ꀪꀫ ꀫꀫ ꀪꀪ

응답수 378 222 65 324 75 136 70 309 106 115

비율(%) 63.0 37.0 10.8 54.0 12.5 22.7 11.7 51.5 17.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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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와 Type C의 경우 두 손잡이를 동시에 조작한 결과 바

깥쪽 방향으로 조작한 비율이 51.5∼54.0%로서, 현재 유통되

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있는 것과 일

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두 손잡이 모두 반시계방향은 19.2∼22.7%로서, 두 번

째로 많은 스테레오타입임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운

물은 왼쪽, 찬물은 오른쪽 수도꼭지로 되어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형이나 십자형 손잡이의 경우 찬물이 나

오는 오른쪽 손잡이는 반시계방향이 열림방향일 것이라는 기

대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조작할 때는 시계방향 또는 반시

계방향으로 작동하는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들은 공공시설, 특히 식당이나 상가 등의 화장실에 설

치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사용할 때 더운물이 나오는 왼쪽 손

잡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

을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관계로 더운물 손잡이를 작

동하여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아예 녹물이나 찬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온도의 물이 나오도록 손잡이를 동시에 조작

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

상되고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점차 더운물

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양쪽 손잡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연구결과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2  연령계층에 따른 사용자 기대

<표 3>은 연령계층에 따른 손잡이 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

대에 대한 결과이다. Type A의 경우 연령에 따른 사용자 기대

는 모든 연령층에서 물이 나오는 방향은 위쪽이 강한 스테레

오타입임을 보 으며 Type B와 Type C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

층이 바깥쪽 방향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의 경우 사용비율이 바깥쪽, 반시계, 시계, 안

쪽 방향 순으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반시계, 시계, 안쪽 방향에 대한 순위가 다소 바뀌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분포를 청년층(20∼30대)과 노년층(50∼60대 이상)

으로 구분하여 카이제곱검정에 의한 기대치 분포 간의 독립성

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수도꼭지 손잡이 유형별로 

손잡이 방향과 위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4.3  성별에 따른 사용자 기대 

카이제곱검정에 의한 기대치 성별분포 간의 독립성 검정결

과 <표 4>에서와 같이 Type A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 즉, 위쪽 방향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수도꼭지 손잡이를 조

작하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ype B

와 C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카이제곱검정에 의한 기대치 성별분포 간의 독립성 

          검정결과

수조꼭지

손잡이 유형

성별 (남성 vs. 여성)

값 자유도 p-value

Type A 11.440 1 .001

Type B 1.188 3 .756

Type C 1.341 3 .719

<표 5>의 성별에 따른 손잡이 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대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사용자 기대는 전체 피실험자

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Type A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위쪽 방

향이 강한 스테레오타입임을 보이고 있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

해 위쪽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ype B와 

Type C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선호방향이 유사한 패턴

을 보이고 있어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계층에 따른 손잡이 조작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대

구 분
수도꼭지 손잡이 유형

Type A Type B Type C

손잡이 조작방향 ↑ ↓ ꀫꀪ ꀪꀫ ꀫꀫ ꀪꀪ ꀫꀪ ꀪꀫ ꀫꀫ ꀪꀪ

연령계층

10대 63 37 13 45 15 27 13 45 23 19

20대 57 43 10 60 7 23 9 55 16 20

30대 61 39 11 56 10 23 11 56 21 12

40대 64 36 7 57 11 25 13 51 16 20

50대 68 32 11 52 13 24 8 57 11 24

60대 이상 65 35 13 54 19 14 16 45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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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우세손(dominant hand)에 따른 사용자 기대

전체 피실험자들의 우세손의 구성, 즉 오른손잡이와 왼손잡

이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전체 피실험자 600명 중 왼손잡

이(양손잡이 포함)는 53명으로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Barsley(1970)가 보고한 세계인구 중 왼손잡이는 약 8∼10%라

는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왼손잡이의 분포는 남

성(52.8%)이 여성(47.2%)보다 점유비율이 약간 높고 20대와 30

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왼손잡이가 약간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세손의 분포에 따른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수도꼭지 손잡이 유형별로 손잡

이 방향과 위치에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7>의 

우세손에 따른 손잡이 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대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우세손에 따른 사용자 기대는 전체 피실험자의 추세

와 마찬가지로 Type A의 경우 우세손에 관계없이 위쪽 방향이 

강한 스테레오타입임을 보이고 있으나 오른손잡이가 왼손잡

이에 비해 위쪽 방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ype B와 Type C는 오른손잡이와 비교해서 왼손잡이가 두 손

잡이 모두 시계방향인 경우보다 안쪽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

표 5.  성별에 따른 손잡이 조작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대

구 분
수도꼭지 손잡이 유형

Type A Type B Type C

손잡이 조작방향 ↑ ↓ ꀫꀪ ꀪꀫ ꀫꀫ ꀪꀪ ꀫꀪ ꀪꀫ ꀫꀫ ꀪꀪ

성별

남성
응답수 209 91 29 164 36 71 34 152 51 63

비율(%) 69.7 30.3 9.7 54.7 12.0 23.7 11.3 50.7 17.0 21.0

여성
응답수 169 131 36 160 39 65 36 157 55 52

비율(%) 56.3 43.7 12.0 53.3 13.0 21.7 12.0 52.3 18.3 17.3

표 6.  우세손의 구성

구분

우세손(dominant hand)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10대 46 46 92 4 4 8

20대 43 45 88 7 5 12

30대 45 44 89 5 6 11

40대 47 46 93 3 4 7

50대 47 48 95 3 2 5

60대 44 46 90 6 4 10

총계 272 275 547 28 25 53

표 7.  우세손에 따른 손잡이 조작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대

구 분
수도꼭지 손잡이 유형

Type A Type B Type C

손잡이 조작방향 ↑ ↓ ꀫꀪ ꀪꀫ ꀫꀫ ꀪꀪ ꀫꀪ ꀪꀫ ꀫꀫ ꀪꀪ

우세손

오른손
응답수 348 199 57 293 72 125 63 284 99 101

비율(%) 63.6 36.4 10.4 53.6 13.2 22.9 11.5 51.9 18.1 18.5

왼손
응답수 30 23 8 31 3 11 7 25 7 14

비율(%) 56.6 43.4 15.1 58.5 5.7 20.8 13.2 47.2 13.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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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4.5  설치위치에 따른 사용자 기대의 경향 분석

실험조사 결과 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방향이 설치위치

(Type B 또는 Type C)에 따라 피실험자들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 다. <표 8>은 수평설치와 수직설치에 대한 피

실험자 응답 교차분석표로서, 전체 피실험자 중 339명(56.5%)

이 설치위치와는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응답하 다. 특히 바깥

쪽 조작방향에 대해 222명이 Type B와 Type C에 대해 응답하

는데 이는 <표 2>의 Type B와 Type C의 바깥쪽 방향 응답자 

309∼324명 중 68.5∼71.8%에 해당하여 다른 조작방향에 비해 

가장 높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에서 냉․온수 분리형 수도꼭지의 수평설치와 수

직설치 시 왼쪽(hot)과 오른쪽(cold) 손잡이 각각에 대한 사용자 

기대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더운물이 나오는 왼쪽 손잡이의 

경우 Type B에서 반시계방향이 459명(77%)으로, 시계방향 141

명(23%)보다 스테레오타입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

물이 나오는 오른쪽 손잡이의 경우 Type C에서 시계방향이 420

명(70%)으로 반시계방향 180명(30%)보다 스테레오타입 특성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꼭지의 조작방향이 설치위치에 따라 피실험자들의 응

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평과 수직설치 위치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조작방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여기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모두가 명목형 자료이므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 다.

<표 9>에서 SPSS 통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산된 카이

제곱 통계량은 왼쪽 손잡이가 x 2=4.688이고 점근 유의확률이 

0.03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오른쪽 손잡이는 x 2=1.696이고 점근 유의확률이 0.193

으로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설치위치와 조작방향

에 따른 피실험자의 기대 차이가 왼쪽 손잡이에는 나타나지만 

오른쪽 손잡이의 설치위치에 따른 조작방향은 관련성이 없다

고 결론 내릴 수 있다.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빈
도

수평(Hot) 수직(Hot) 수평(Cold) 수직(Cold)

설치위치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그림 6.  냉․온수 분리형 수도꼭지 손잡이 설치위치에 따른 

                 사용자 기대 비교.

표 9.  설치위치와 조작방향에 따른 기대치 분포 간의 독립

         성 검정결과

구분

냉․온수 분리형 수도꼭지 손잡이

왼쪽 손잡이(Hot) 오른쪽 손잡이(Cold)

값 자유도 p-value 값 자유도 p-value

x
2 4.688 1 .030 1.696 1 .193

한편, 냉․온수 분리형 수도꼭지의 형태는 같지만 설치위치

가 달라짐에 따라 각각 두 개의 손잡이에 대해 피실험자의 사

용행동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

은 트리구조를 나열하여 분석하 다. <그림 7>에서 피실험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손잡이를 조작할 때 Type B의 수평 설치

된 손잡이를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에서 시작하여 Type C의 수

직으로 설치된 손잡이를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조작하면 

이 피실험자의 사용자 기대는 설치위치에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으며, 만일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에서 시작하여 다음 손잡

이를 반시계(또는 시계)방향으로 조작하면 응답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표 8.  수평설치와 수직설치에 대한 피실험자 응답 교차분석표

손잡이 조작방향
Type B(수평설치)

계
안쪽(ꀫꀪ) 바깥쪽(ꀪꀫ) 시계(ꀫꀫ) 반시계(ꀪꀪ)

Type C 

(수직설치)

안쪽(ꀫꀪ) 20 35 4 11 70

바깥쪽(ꀪꀫ) 32 222 26 29 309

시계(ꀫꀫ) 8 35 32 31 106

반시계방향(ꀪꀪ) 5 32 13 65 115

계 65 324 75 136 339*

* 응답의 일관성을 보인 대각선 수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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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D1 D4D3D2

수평설치
(Type B)

수직설치
(Type C)

Consistent Inconsistent

시계방향?시계방향?

시계방향?시계방향? 시계방향?시계방향?

Inconsistent Consistent

Yes Yes NoNo

그림 7.  설치위치에 따른 사용행동의 일관성에 대한 

    구분 트리.

응답의 일관성에 대한 트리 분석결과, <표 10>에서 수평․

수직설치 모두 양쪽 손잡이를 동시에 조작하 을 때의 D1과 

D4에 해당하는 일관성있는 사용행동은 왼쪽 손잡이의 경우 

412명으로서 전체의 68.7%를 차지했으며 오른쪽 손잡이의 경

우 416명으로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일관성 패턴의 순

서는 왼쪽 손잡이의 경우 D4〉D3〉D2〉D1의 순서와 오른쪽 

손잡이의 경우 D1〉D4〉D3〉D2의 순서이며, 왼쪽 손잡이는 

주로 반시계방향을 선호하 고 오른쪽 손잡이는 시계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공공시설에서 

매일 사용하는 수도꼭지 손잡이의 열림방향에 대한 사용자 기

대에 대하여 실험 조사하 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수도꼭지 손잡이의 적절한 조작방향과 설치위치에 따

른 열림방향의 스테레오타입을 알아보았다. 스테레오타입이 

강한 수도꼭지 손잡이의 열림방향은 냉․온수 일체형 레버손

잡이 방식의 경우 위쪽 방향이었으며, 냉․온수 분리형 세면

기나 벽걸이 방식의 경우 양쪽 손잡이를 각각 다르게 바깥쪽  

방향으로 돌리는 방식이었다. 본 연구결과 수도꼭지 설계 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제안을 할 수 있다.

1. 손잡이가 하나인 냉․온수 일체 레버형 손잡이 방식은 손

잡이를 위로 올렸을 때 물이 나온다는 스테레오타입이 강

하므로 이의 사용을 추천한다. 특히 레버형은 조작방향이 

위쪽 또는 아래쪽 방향 두 가지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 조작방향이 네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

진 냉․온수 분리형에 비해 조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레버의 위치가 현재상태를 묵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

시성이 높으며 한손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손잡이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냉․온수 분리형 제품의 

경우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반시계방향

으로 돌려야 물이 나오는 것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두 개의 손잡이를 동시에 조작할 때는 양손을 

바깥쪽 방향으로 돌리는 스테레오타입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작방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손

잡이 위치에 따라 현재상태를 표시하는데, 가시성이 높은 

냉․온수 분리 레버형 손잡이(<그림 2>)를 냉․온수 분

리가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3. 냉․온수 일체형 레버 손잡이 방식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의 스테레오타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스테레오타입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강약의 

차이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청년층과 노년층 간 및 우세손 간에 따른 스테

레오타입 또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4. 설치위치에 따른 조작방향은 왼쪽 손잡이에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오른쪽 손잡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

으며, 대체적으로 왼쪽 손잡이는 반시계방향, 오른쪽 손

잡이는 시계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설치위치가 다르더라도 조작방향은 동일하게 설계하

여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표 10.  수평설치와 수직설치에 대한 사용자 기대의 일관성 비교

손잡이

구분

응답의 일관성 패턴(Consistency Pattern)

계
Consistent Inconsistent

시계→시계방향

(D1)

반시계→반시계방향

(D4)

시계→반시계방향

(D2)

반시계→시계방향

(D3)

Hot 64(10.7%) 348(58.0%) 76(12.6%) 112(18.7%) 600(100%)

Cold 315(52.5%) 101(16.8%) 84(14.0%) 100(16.7%) 600(100%)

계 828(69.0%) 372(31.0%) 1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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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수도꼭지 손잡이의 열림방향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대와 일치된 설계지침으로 유용하게 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꼭지 손잡이를 설계할 때 이 장치의 

어느 쪽이 열림위치이며 어느 방향으로 작동되는가가 장치 자

체 디자인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치 디자인

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시성(visibility)이다. 즉, 조작할 때 

중요한 부분은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적절한 지시내용을 전달

해야 한다(Norman, 1988).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수도꼭지 손

잡이 조작부분의 가시성과 열림방향에 대한 적절한 지시가 부

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수도꼭지 손잡이의 열림 방

향 설계는 가시성을 높이고 강한 스테레오타입을 선택하여 설

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

야 한다. 아울러 중복코드(redundant code)의 개념에서 가능하면 

수도꼭지 손잡이에 Open/Close 상태를 표시하는 label을 사용하

거나 적절한 기호나 표기 등을 병기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기호나 표기 자체가 디

자인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미적인 효과까지 거둔다면 더욱 바

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가 Type B와 Type C에 대해 수평설

치 → 수직설치 순서로 실험을 실시하 지만 이와 반대로 수

직설치 → 수평설치 순서로도 실험을 실시한다면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순

(reverse ordering) 실험조건 설정의 목적은 cross-balancing을 위한 

것으로서, 혹시 발생될 primacy와 recency효과를 제거하여 측정

자료의 일반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동일한 형태

의 수도꼭지 및 부착위치를 가지고 일정 시차를 두어 반복해

서 측정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알 수 있으리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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