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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main cause of car accidents is driver distraction, HUD utilization is important to boost drivers' 

front-observing. Recently,  As HUD includes a variety of contents products have appeared on market, the possibility 
increases cognitive load while dri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currently being used HUD contents how 
much affect drivers while driving. To investigate about it, the experiment is examined cognitive aspect with 
utilization aspect of different gender and illuminance environment. The study provid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illuminance, the visibility make a  difference. The gap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illuminance is higher, the visibility is better. Also, this study confirms that HUD's awareness of contents depends 
on driving information. Drivers concentrate more on higher related driving contents than lower ones.
Key words: HUD contents, information cognition, driving, main view of the driver 

요 약

자동차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 자의 주의분산이 지목됨이 따라 운 자의 방주시율을 높여주는 HUD(Head 

Up Display)에 한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된 HUD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주행 

 인지부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 논문은 재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HUD에 제시된 콘텐츠

가 운 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기 하여 조도환경과 성별의 차이를 두어 인지  측면과 활용  측면

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 HUD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외부 조도와 차량 내의 내부 조도의 차이가 

클수록 시인성이 높아 인지부하가 어들었다. 한 HUD 콘텐츠의 경우 주행과 직 인 련이 높을수록 인지

율이 높았으며, 운 과 련성이 낮은 콘텐츠의 경우 운 자의 집 을 해하는 것을 확인하 다.

주제어: HUD 콘텐츠, 정보 인지, 주행, 운 자의 주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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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Ki(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사고의 주요 원인

으로 운   운 자의 주의 분산이 지목되었다. 한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14)에 의하

면 주행  DMB, 스마트폰, 자기기 등으로 상을 

시청하다가 발될 경우 벌 과 벌 을 함께 부과 받

게 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운 자의 시선이 차량의 방을 향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이기 해 운 자가 방주

시를 유지하며 계기 과 내비게이션 등의 시각 정보

를 알 수 있는 차량용 HUD(Head-Up-Display)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HUD는 HDD 

(head down display: 자동차 컨트롤 패 의 앙부분에 

치한 주행보조 시스템 총칭)에 비하여 돌발상황에 

한 반응 속도가 빠르고 속도 조 이 안정 인 것으

로 나타났다(Liu and Wen, 2004). 한 HUD 사용 시 

제한속도 사인과 도로상황에 한 인지가 더 높았으

며 결과 으로 교통법규 사인에 더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HUD가 기존의 

HDD에 비하여 안 주행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용 HUD의 요성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HUD 제품이 등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HUD 한 운 자의 주의를 분산시키

는 시각  자극 정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Bang and 

Cho(2013)는 HUD의 사용이 다른 디스 이를 사용

할 때에 비해 주행에 집 할 시간을 증가시켜 주지만 

많은 양의 작업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인지부하

(cognitive load)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돌발사고의 

험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한 차량 주행  디스

이상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 많은 정보를 표시할 

경우 운 자의 차량 정보 인지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

니라 시야를 산만하게 하여 안 사고에 큰 향을 끼

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Park et al., 2012).

선행연구들을 통해 운   제공되는 시각정보는 

운 자의 시각  분산을 래하지 않는 정한 수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재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HUD에 나타난 

정보요소가 운 자에게 미치는 향을 인지  측면과 

활용  측면으로 나 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 운 자가 주행 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HUD 

콘텐츠 요소와 범 를 악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HUD의 정보콘텐츠 특성

HUD(Head-Up-Display)란 비행기나 자동차와 같은 

탈 것을 조종하거나 운 하는 사람이 머리를 움직이

지 않고도 계기  등의 시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

게 표 한 기술을 말한다(Kim et al., 2008). 이는 자동

차산업에도 활발히 용되고 있으며 HUD를 통해 제

시되는 콘텐츠 요소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차량용 디스 이의 정보 

콘텐츠 에서 속도나 목 지와 같은 콘텐츠의 필요

도는 높은 반면 일정이나 날짜와 같은 생활정보의 필

요도는 낮았다고 한다(Park et al., 2012). 한, HUD 

콘텐츠 에서 야간이나 안개가 을 때 외선을 이

용하여 물체를 가시화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Kim et al., 2008). 자가용뿐만 아니라 

버스와 같은 교통에도 HUD를 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교통에서 가장 선호되는 콘텐츠는 배차

간격 정보이며, 다음으로 정류장 정보, 문 개폐 정보, 

요 /속도 정보, 계기 /도로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Park et al., 2013). 

이처럼 HUD에 제시된 정보 콘텐츠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도가 높고 

한 콘텐츠를 선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2.2. 네비게이션 정보콘텐츠 인지

네비게이션에서 주행 정보를 표시할 때 요도에 

따라 구조나 시각  속성을 다르게 하는 것은 운 자

가 쉽게 인지하도록 함이다. 주행  여러 정보 콘

텐츠를 인지하는 것은 운 자의 안 과도 연 된다. 

Kim(2008)에 의하면 재 내비게이션들은 비슷한 색

상으로 되어있어 운 자의 시각을 분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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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한, 운 자의 시선을 측정하여 네비게이션 

사용에 따른 운 부하를 평가한 결과 네비게이션의 

향으로 주행  운 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운 부

하가 높아짐을 밝 냈다(Koo et al., 2009). 이와 유사

하게 Bang and Cho(2013)는 HUD의 주행정보의 콘텐

츠를 인지하는데 정보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선의 이

동빈도가 높고 주시하는 시간도 증가하 다고 한다. 

성별에 따른 정보 인지와 선호 콘텐츠의 경우 남·여

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Kim and Seo (2004)의 연

구에 따르면  여성의 시야는 남성보다 넓은 주변시야

를 가지며 남성의 시야는 터 시야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여성은 네비게이션 메뉴의 계층구조에서 그 

폭과 깊이에 따라 넓은 역을 개 으로 살피는데 

효율 인 넓고 얕은(broad & shallow)디자인을 선호하

며 남성은 좁은 역을 자세히 살피는데 효율 인 좁

고 깊은(narrow & deep) 구조의 네비게이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 한, 남성과 여성 모두 재

료나 색채보다는 형태요소에서 더 높은 정보획득을 

보 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정보획득에 소요되는 시

간이 길었다고 한다(Choi and Lee, 2012).

3. 실험 계획  방법

3.1. 연구의 내용  방법

본 연구는 HUD에 제시된 정보 콘텐츠요소와 범

가 운 자의 정보 인지  활용률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서 피험자가 주행

을 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지정된 경로와 

운  시나리오에 맞추어 HUD 화면을 구성하 다. 실

험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 어 진행하며  HUD화면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주행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1회 운  시간은 약 15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실험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3.2. 실험 환경

3.2.1. 실험 상

본 연구에서 차량주행 능력이 있고 6개월 이상 10

년 미만의 운  경력이 있는 20∼30  남자 10명, 여

자 10명 총 20명이 실험에 참여하 다.

3.2.2. 실험 환경

자동차 앞좌석 모형을 만들고 ‘City car driving’ 

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주행상황을 재 하

다(그림 1). 자동차 앞좌석 모형에는 PNS사의 자동

차 시트와 Logitech의 G27 Racing wheel을 사용하 고, 

자동차 앞 유리를 고정하 다. 자동차 모형 면에 46

인치 TV 모니터를 배치하여 주행경로를 제시하 다. 

HUD 정보는 HDMI 로젝터 PICO-S1B로 자동차 앞 

유리에 투사하 다. 

Yun et al.(2011)은 주행  운 석 드실드에 나타

나는 조도 변화를 측정하여 맑은 날 운 석으로 유입

되는 방 직사 선이 2400Lux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주간실험 환경

에서 한낮의 태양  조도환경을 재 하기 해 5개의 

LED 조명을 등하여 5296lux로 조도를 조 하 으

며 야간 실험 환경에서는 모든 조명을 다 끄고 자동

차 모형 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조도를 5.33lux로 

조 하 다.

Figure 1. Experiment environment

3.3. 실험 자극

3.3.1. HUD 화면 정보콘텐츠 요소 도출

본 실험에서 HUD 화면에 제시할 정보콘텐츠 요소

의 도출을 해 2014년 2월 기 으로 시장에 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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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HUD에 나타난 콘텐츠를 조사하 다. 사례조

사의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HUD의 정보 콘텐츠 요소

는 속도정보(Running Speed 이하 R.S), 내비게이션

(Navigation 이하 NAVI)정보, 도로교통정보(Road traffic 

이하 R.T), 차량정보(Vehicle information 이하 V.I), 시

간정보(Time 이하 T.M), SNS&통신(SNS 이하 SNS), 

외부정보(Outside information 이하 O.I)이다(표 2). 내

비게이션(NAVI)의 경우 조사 상 HUD 체에서 방

향 환과 목 지 정보가 주요 세부 콘텐츠로 나타났

지만 차량 내장형 HUD에서는 차선 정보를 추가로 제

공하 다. 이러한 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비

게이션 정보 콘텐츠를 목 지 표시와 방향 환을 지

시하는 방향 환(Turn by Turn 이하 T.B.T)과 차선 

환을 지시하는 차선변경(Lane change 이하 L.C)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Table 1. HUD research list

Inner mounted Outer mounted Application

BMW528i SE
BMW528iF10
BMW X5
BENZ C
PEAGEOT3008
AUDI A7
K9
Lexus RX350

PICO HUD
GARMIN HUD
TOVI HUD
Smart HUD
SID
Defi VSD-X

KimGisa HUD
OllehNavi HUD
HUDway
Hidrive
Running speed HUD
T-map HUD

Table 2. Information elements in HUD

Contents Contents details

R.S Running speed, Average speed, Maximum 
speed

NAVI
Rest of distance, Turn by turn, Moving 
distance, Lane change, Destination 
information

R.T Traffic rules, Speed bump, Speed limit, 
Traffic congestion

V.I
Mission, Refueling, Doors open and shut
RPM, Vehicle  control system Water & 
Oil temperature

T.M Present time

SNS Video call function, Phone call, SNS, 
GPS, E-mail, Music number

O.I Gas station, Outside information

3.3.2. HUD 주요정보와 부가정보

기존 HUD 기기에 나타난 정보 요소의 출  빈도수

를 분석하 다(그림 2). 수집한 HUD 제품에서 공통

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속도정보(R.S), 방향 환(T.B.T), 

도로교통정보(R.T)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도정보(R.T), 

방향 환(T.B.T), 도로교통정보(R.T)를 HUD의 가장 기

본 인 정보로 활용하 다. 기본정보 요소들 다음으로 

출  빈도가 높았던 정보 요소는 차량정보(V.I), 시간

정보(T.M) 으며 가장 출 빈도가 낮았던 정보요소는 

SNS&통신(SNS)과 외부정보(O.I)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기본정보만으로 이루어진 HUD 화면과 기본정보

와 부가정보가 혼합된 HUD 화면을 제작하 다.

Figure 2. Information elements appearance frequency

3.3.3. HUD 화면 정보요소 배치

20개의 기존 HUD를 분석하여 각 콘텐츠들의 화면

상 치 빈도수를 구하 다. 기존 HUD에서 나타나는 

2행 3열 배치방식과 3행 2열 배치방식을 혼합하여 3

행 3열 배치방식을 고안하 으며 이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각 정보 요소의 치 빈도수를 체크하 다.

Figure 3. The frequency of basic informatio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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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콘텐츠는 각 콘텐츠의 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치에 고정하 다. 부가정보콘텐츠는 

각 콘텐츠의 치 빈도수와 함께 정보 계를 고려하

여 배치하 다(그림 4). HUD화면 콘텐츠 구성은 실험

을 해 선정한 주행경로에 맞추어 제시하 다. 실험

주행경로는 ‘City car driving’ 로그램의 주행경로  

주간주행과 야간주행의 총 두 가지 주행경로를 선정

하여 주행경로에 상응하는 방향 환(T.B.T)과 도로교

통정보(R.T)를 제시하 고 주행속도(R.S), 시간정보

(T.M), SNS&통신(SNS), 외부정보(O.I), 차량정보(V.I)

는 임의로 제시하 다.

Figure 4. HUD form for an experiment  

3.3.4 실험용 HUD 투  치

Yun et al.(2011)는 Eye mark 기록계를 활용하여 주

행  운 자의 시선이 자동차의 드실드 정면에 집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의 실험에서 HUD 디스 이 이미지

는 운 자의 주 시선 바로 아래에 치하도록 하 다. 

특히 주행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드실드에 투 된 

HUD 디스 이 이미지 상에서 상단에 치하도록 

구성하 다.

3.3.5 실험용 HUD정보 색채와 휘도 값

Choi et al.(2013)은 HUD 주행정보콘텐츠의 색채  

주간과 야간 모두 시인성이 좋은 색상은 Red, Yellow, 

Green이며, 자에 백색 외곽선을 첨가하여 배경과 

자의 휘도 비를 높 을 때 더욱 시인성이 높아진다

고 하 다. 이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은 Green 색상에 백색 외곽선을 첨

가하여 요 콘텐츠에 용하 다. 실험에서 HUD 정

보 요소에 사용된 색채는 휘도계 KONICA MINOLTA 

CS-100A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CIE Lu’v’ 값으로 

명기하 다(표 3).

Table 3. Luminance and color value of information 

Day time Night time

5296(Lux) 5.33(Lux)

Lv u’ v’ Lv u’ v’

R 36.90 0.21 0.48 R 14.87 0.27 0.60 

O 39.00 0.21 0.47 O 17.57 0.25 0.56 

Y 52.80 0.19 0.42 Y 34.93 0.19 0.44 

G 46.47 0.17 0.39 G 26.93 0.16 0.36 

B 42.10 0.18 0.40 B 19.17 0.17 0.38 

PB 36.87 0.18 0.42 PB 14.47 0.18 0.41 

BR 39.77 0.19 0.43 BR 17.77 0.20 0.45 

GR 48.57 0.18 0.41 GR 27.40 0.18 0.42 

W 55.27 0.18 0.41 W 34.70 0.19 0.42 

BK 33.57 0.19 0.42 BK 11.30 0.19 0.43 

4. 주행  HUD 콘텐츠의 인지  

활용 평가

4.1. 조작  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상 운 환경에서 주행  HUD를 

사용하면서 운 자가 인지하는 것과 활용하는 정보콘

텐츠에 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제

공하는 HUD 콘텐츠(턴바이턴(T.B.T), 차선변경(L.C), 

도로교통 정보(R.T), 주행속도(R.S), 차량정보(V.I), 외부

정보(O.I), SNS&통신(SNS), 시간(T.M))를 인지와 활용

의 평가 요인으로 선정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조도 

환경에 따른 운 자의 인지  측면과 성별에 따른 활

용 콘텐츠를 다 응답의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콘텐츠와 조도, 성별과의 상호 계성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한지 알아보기 하여 이원분석을 실시하 다.

4.2. 실험 분석

4.2.1. 주 · 야간 조도 환경에 따른 주행  

운 자의 HUD 콘텐츠 인지

본 실험에서는 조도환경이 다른 주간과 야간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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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행  운 자에게 동일한 HUD 콘텐츠를 제시하

여 콘텐츠와 조도환경간의 상호 계성을 확인하 다

(표 4). 그 결과, 각각의 조도환경에 따른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왔다(F(3.89)=15.44, P<.05). 한 콘텐츠에 

따른 인지도 역시 차이가 있으며(F(1.97)=36.61, 

P<.05), 조도와 HUD 콘텐츠간의 상호 계성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F(1.97)=3.1, P<.05).

Table 4. Two way - ANOVA (*P<0.05, **P<0.01)

Factor SS df MS Fₒ Sig. P

Level
(day&night) 2.03 1 2.03 15.44 0.00**

Level
(contents) 38.41 8 4.80 36.61 0.00**

Interaction 
effect 3.25 8 0.41 3.10 0.00**

주간과 야간 조도환경에서 인지되는 HUD 콘텐츠

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주행  운 자

가 인지하는 콘텐츠는 야간 조도환경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차선 변경(L.C)과 차량 정보(V.I)에 

해서는 동일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조도환경에 따른 

운 자의 인지여부가 큰 차이를 보 다. 이는 콘텐츠

를 구성하는 색상  디자인과 HUD 콘텐츠 이아웃 

치에 따른 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간 조도 환경에서 그림 5a와 같이 턴바이턴

(T.B.T) 콘텐츠의 경우 실험에 참가한 운 자 원이 

인식하 으며 주행속도(R.S)는 체 빈도수의 95% 이

상의 인지율을 보 다. 그러나 외부정보(O.I), 시간

(T.M), SNS, 차선변경(L.C), 차량정보(V.I)는 빈도 분

석 결과 10% 미만의 인지율을 나타냈다. 이는 외부 

빛의 향을 많이 받는 환경  특성으로 인하여 디스

이 표면에 많은 빛이 유입되어 채도가 떨어지는 

어 상으로 운 자가 인지할 수 있는 HUD 콘텐

츠 화면이 어둡게 보여 운 자의 시인성을 떨어트렸

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주간환경과는 다르게 야간환경에서는 그림 

5b와 같이 제공된 정보 안에서 운 자가 주행하며 콘

텐츠를 인지하는 범 를 주간과 비교하여 보면 차선

변경(L.C), 차량정보(V.I), 도로교통정보(R.T) 콘텐츠의 

경우 주간 인지율이 10% 이하로 나타났지만, 야간조

도의 경우 10% 이상의 인지율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

여 동일 콘텐츠에 하여 야간조도환경에서 높게 인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의 HUD 콘텐츠 실험 자극과 실험결과를 비

교해보면 주간조도 환경에서는 턴바이턴(T.B.T)과 주

행속도(R.S)만을 인지하는 것과 다르게 야간 조도 환

경에서는 운 자가 인지하는 콘테츠의 범 가 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운 자의 시인성에 정 인 향을 주는 조도 환

경은 자동차 내부의 조도가 바깥의 조도에 비해 높다

는 Choi(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운 자가 HUD에서 제시하는 콘텐츠를 인지함에 

있어서 차량의 외부와 내부의 조도 차이에 의존 임

을 확인하 다.

HUD 콘텐츠의 정보콘텐츠 요소의 인지평가 결과 

주행과 직 인 련이 은 외부정보(O.I), 시간

(T.M), SNS콘텐츠의 인지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주행 

 화면에 외부정보(O.I)와 SNS&통신(SNS)이 나타났

을 때 운 자가 차선을 이탈하거나 턴바이턴(T.B.T)에 

한 HUD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이를 통하여 시각 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은 운 자의 집 을 떨어뜨리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 운 자에게 시각  정보를 제시하 을 

때 운 자의 시각 행동에 방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Recarte & Nunes, 2003). 이는 운 자에게 부가 인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행에 도움이 되는 정

보의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것이 운 자의 안 을 

하여 고안된 HUD 목 과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4.2.2 HUD 화면상 콘텐츠 치에 따른 인지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의 유용성과 활용성 평가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토 로 HUD 화면의 콘텐츠 치

에 따른 인지정도를 분석하 다. 낮 실험의 인지정도

는 빛에 의한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HUD에 나타난 모

든 콘텐츠의 인지가 야간 실험의 데이터보다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HUD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시각  방해요소가 없는 야간 실험의 데이

터를 토 로 정보 콘텐츠의 인지정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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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gnize the HUD contents while driving Day time

(b) Cognize the HUD contents while driving Night time

Figure 5. Experiment result of Cognition on the HUD contents whil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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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콘텐츠의 유용성 평가에 있어서 주행에 필요

한 주요정보에 포함된 방향 환(T.B.T)은 모든 피험자

가 유용하다고 하 으며, 재속도(R.S)는 75%, 도로

교통정보(R.T)는 60%, 차량정보(V.U)는 65%가 유용하

다고 응답하 다. 반면 주행에 직 인 연 성이 없

는 부가정보인 SNS&통신(SNS)은 피험자의 5%, 시간

정보(T.M)는 35%, 외부정보(O.I)는 5%가 유용하다고 

응답하 다(그림6).

Figure 6. The result of utility - HUD contents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의 활용성 평가는 피험자가 

주행  활용한 HUD 콘텐츠에 한 것으로, 방향

환(T.B.T)은 피험자 체가 활용을 했다고 응답하

다. 한 속도정보(R.S)는 90%, 도로교통정보(R.T)와 

차량정보(V.I)는 65%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는 반 로 부가정보인 SNS&통신(SNS) 콘텐츠는 피험

자의 15%가, 시간(T.M)는 30%, 외부정보(O.I)는 10%

가 활용하 다고 응답하 다(그림7).

도표를 보면 유용성 평가와 활용성 평가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행  유용하다고 답한 콘

텐츠에 한 활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용성이 낮

게 나타난 콘텐츠는 활용성 한 낮게 나타났다. 1행 

1열에 치한 방향 환(T.B.T)과 3행 3열에 치한 차

량정보(V.I)의 경우 유용성 평가와 활용성 평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1행 3열에 치한 외부정보(O.I)와 3

행 1열에 치한 SNS&통신(SNS)의 경우 유용성 평가

와 활용성 평가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 콘텐츠 요소의 인지와 활용이 HUD 

화면상 콘텐츠의 치에 향을 받기보다는 콘텐츠 

요소의 유용성 차원에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 The result of utilization - HUD contents

4.2.3. 주행  남·여 운 자의 HUD 콘텐츠 활용 

본 연구에서는 주행  운 자가 활용하는 HUD 콘

텐츠와 성별 요소 각각에 따른 차이가 있음(F(3.88)= 

20.60, P<.05), (F(2.13)=22.91, P<.05)을 확인하 다(표 

5). 그러나 성별에 따른 활용 콘텐츠의 상호 계성은 

유의하지 않았다(F(2.13)=1.10, P>.05). 성별로 활용하

는 콘텐츠의 빈도 차이는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8).

빈도분석 결과 턴바이턴(T.B.T), 주행속도(R.S) 콘텐

츠에 해서는 남·여 80% 이상의 운 자가 주행 에 

활용하 으며, 남·여 운 자 20% 이하만 주행 에 시

간 콘텐츠를 활용함을 확인하 다.  주행  시간

(T.M) 정보의 활용은 성별에 상 없이 네비게이션 

는 HUD를 활용하는 운 자 개인의 성향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차선변경(L.C), 도로교통(R.T), 차량정보

(V.I)에 한 자동차와 도로상황과 같은 주행에 직

으로 향을 갖는 콘텐츠에 해서는 남·여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남성

과 여성 간에 주행  운  시야에도 차이가 있다고 

단된다. 남성 운 자의 경우 콘텐츠에 따라 활용 빈

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 다. 그러나 주행에 직

인 향을 주지 않는 SNS, 외부정보(O.I), 시간(T.M) 

콘텐츠는 10%, 20%, 30%의 활용 빈도율을 나타냈다. 

여성 운 자들은 턴바이턴(T.B.T)과 주행속도(R.S)를 

제외한 콘텐츠들에 해 운 과 직·간  이용됨과 

상 없이 35% 이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m(2013)에 의하면 공간을 주시할 때의 성별에 따

라 주시하는 행태에 차이가 있으며, 남성은 주시하는 

빈도와 횟수가 어느 정도 비례되었지만, 여성은 시선

의 움직임이 많고 짧게 머무는 특성을 지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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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periment result of Usage of HUD contents while driving

(a) Usage of HUD contents while driving-Male driver

(b) Usage of HUD contents while driving-Female driver



126  윤보람․박다은․김보경․조주 ․박 경

이에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여성은 남성

보다 불규칙한 주시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콘텐츠에 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선이나 갓길의 상황과 같은 

주변자극에 한 인지율이 히 낮았으며, 시야가 

좁은 운 을 하는 특징이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Kim  and Lee, 2005).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간에 정

보나 자극을 인지하고 활용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 다.

Table 5. Two way- ANOVA (*P<0.05,**P<0.01)

Factor SS df MS F₀ Sig. P

level
(gender) 3.21 1 3.21 20.60 0.00**

level
(contents) 21.45 6 3.56 22.91 0.00**

Interaction 
effect 1.04 6 0.17 1.10 0.36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Head 

Up Display가 주행  운 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조도환경과 성별의 차이를 두어 인지  측면과 활용

 측면으로 나 어 분석하 다.

그 결과, 조도에 따른 운 자의 인지부하는 외부 조

도와 차량내의 내부조도의 차이가 클수록 시인성이 

높았으며, 조도와 HUD가 제공하는 콘텐츠와의 상호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주행과 직 인 

련이 은 콘텐츠에 해서는 운 자의 인지율이 낮

았을 뿐만 아니라 운 의 집 을 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HUD 콘텐츠의 화면상 치와 인지율은 유용성과 

활용성 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 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의 인지와 활용이 HUD 화면상 

치에 향을 받기보다는 콘텐츠의 유용성 차원에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콘텐츠 활용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사

용하는 콘텐츠와의 상호 계성은 낮은 반면에 남·여

의 운 시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 결론을 통해 HUD에 제시된 정보는 주행에 직

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심으로 선정해야하

며, 주간과 야간의 시인성을 고려한다면 주행  운

자의 시야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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