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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safety� design� prototypes� about� disaster� response� guidelines�

for� the� safety� vulnerable� classes

 Ⅱ. Objectives

� 1.� Establishing� a� methodology� and� process� for� developing� a� safety� design� for�

disaster� response� for� the� vulnerable� class.

� 2.� Development� of� a� safety� design� prototype� of� the� Fire� Disaster� Response�

Guide� for� the� Disabled

 Ⅲ. Contents

� 1.�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cases�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 2.� Establishment� of� a� process� for� developing� a� safety� design� tailored� to� the� vulnerable

� 3.� Development� of� a� safety� design� prototype� of� the� Fire� Disaster� Response�

Guide� for� the� Disabled

 Ⅳ. Conclusions

� 1.� Results� of� analysis� of� safety� design� visual� recognition� characteristics� by� type� of�

safety� vulnerable� class.

� 2.� The� results� of�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pplication� cas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disaster� safety� design� for� the� vulnerable� class.

� 3.� The� results� of� analysis� of� safety� design� development� cases� related� to� disaster�

safety� for� the� vulnerable� class.

� 4.� Establishment� of�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safety� design� for� the� vulnerable�

class� participating� in� stakeholders.

� 5.� Establishment� of� a� process� for� developing� disaster� symbols� tailored� to� the�

vulnerable� class.

� 6.� Development� of� safety� design� (pictogram)� for� each� stage� of� action� to� respond�

to� fire� disasters� for� the� disabled.

� 7.�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fire� and� disaster� for� the� disabled�

applying� safe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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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일반적으로 재난(Disaster)은 외적 요인인 재해(Hazard)와 공동체가 가진 취약

성(Vulnerability)에 의해서 발생한다(그림 1.1 참고). 따라서 정부는 공동체가 가

진 취약성을 극복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적인 취약

성 요소들을 개선하고, 재난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재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안전

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안전체험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재난 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

부의 이와 같은 재난대응훈련 및 체험 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점에

서 보면 사회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상길, 2019).

그림 1.1 재해와 취약성으로 인한 재난의 발생



4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재난 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

애인 등 노약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재난(재해)약

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

반한 사람’의 대피동선 및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국민안전처에 

개선 권고하였다. 이후 2018년 1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

해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의하였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취약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을 연구 및 개발하도록 하였다. 

지난 2020년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화재 및 지진 관련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 8종을 개발하고 배포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문자 중심으로 제작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를 그래픽 

심볼, 픽토그램 중심의 시각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시인지적 특성에 맞춤으로써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범위

를 크게 3단계로 구성하여 추진하였다(그림 1.2 참고).  

그림 1.2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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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인 안전디자인 개발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시인지 특성 및 문제점 분석 단

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안전디자인 시인지 특성, 안전취약

계층 재난안전디자인의 국내외 적용 사례 및 개발 방향,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재

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개발 사례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2단계인 안전취약계층 대상 시각적 안전디자인 적용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 수립 

단계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참여 서비스디자인 연구를 통해 안전취약계

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이해관계자 참여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개발 방법론 수립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상

징요소 개발 프로세스 수립하고자 하였다.

3단계인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픽토그램, 그래픽 등) 프로토

타입 개발 단계에서는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하였다.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행동요령 단계별 안전디자인(픽토그램)을 개발한 후, 

안전디자인 적용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시각화된 안전취약

계층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안전디자인 개발 모델 

및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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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디자인 개발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시인지 특성 및 적용사례 분석

2.1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안전디자인 시인지 특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디자인 시인지 특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1 장애인

장애인의 안전디자인에 대한 시인지 특성을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ㆍ

자폐성장애),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는 시각계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 시야 등의 기능장애를 의미하

며, 시각장애인은 시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각장애는 시력, 시야의 제한 정도에 따라 전맹

과 저시력으로 구분된다. 이때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고,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시력 또는 시야의 제한으로 인해 시각과 관련된 정보 

취득의 어려움이 있으며, 시각을 대체하는 청각, 촉각, 후각 등 다른 감각을 활용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색채 대비가 강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시인지 특성은 시력상실로 인해 색상, 형태, 움직임 등

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주변 환경 탐색에 청각이나 촉각에 의존하므로 재

난 시 돌발장애물이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

으며, 학교와 같은 익숙한 장소는 이동에 어려움이 적어, 재난 시 조력자의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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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 가능한 특성을 보인다(강정배 외, 2017). 시각장

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잔존 시력을 이용하여 생활을 

해나가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의 시인지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색채 인지성 실험을 수행한 결

과, 명시성과 선호도 면에서 약 4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시각장애인을 고려

한 사인 색채를 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인지하는 명시성보다 4 이상의 대비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석현, 2016). 또한 주목성이 높은 안전디자인을 개발

하려면 명확한 색채 대비뿐만 아니라 전경과 배경 설정, 채도 대비 등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 중 잔존 시력을 활용하는 약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한 이미지

의 사인 시스템을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강한 이미지 형태로 디자인

하거나, 전달하려는 정보 내용과 배경 간 강한 대조를 보이는 색채로 디자인을 하

는 것이 정보를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장소와 사인 시스템

의 이미지를 통합해 주면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심볼

을 활용하여 특별한 배려에 대한 의도를 전달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적절

히 활용하면 효과적이다(김혜원 외, 2001). 

나.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은 골격, 신경, 근육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운동장애, 

감각장애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일시적인 경우는 지체장애가 아니며, 증상이 영구

적일 경우는 지체장애인이며, 지체장애 유형은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이다. 뇌병변장애인은 의학적으로 발달 과정의 뇌에 이상이 발생하여 운동 

및 자세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며, 뇌병변장애인은 운동기능장애(몸의 불균형, 신체

적 경직, 경련에 따른 이동장애)를 가지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전신마비 장애인, 자력으로 휠체어 등을 타지 못하는 

이동과 계단 이동의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으로 재난 상황에서 우선 구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력자 지정 및 조력자 대피 교육, 건물 또는 인근지역 재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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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장애 특성상 누워 있거나, 전신마비 

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동이 어렵게 되어 화재사고 

등에서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은 의사소통기능장애(재난 상

황 고지방법의 어려움), 즉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 재난 상황 전달, 진동 재난 상황 전달, 응급수어, 조

력자 의사소통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강정배 외, 2020).

일반적으로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의 시인지 특성은 신체능력의 저하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고,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정보접근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므로 재

난관리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되, 개별화된 기능상의 장애요인이 재

난관리 제약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응급재난 상황을 타인에게 알

릴 수 있고, 응급재난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신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구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의사소통 내용을 안전디자인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의 시인지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체ㆍ뇌병변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지체ㆍ뇌병

변장애인의 사인시스템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문자의 가독성, 문자의 함축성(픽토그

램), 색채 등을 제시하였고, 픽토그램의 일반적인 4가지 원칙인 동일성(일관된 컨

셉 유지), 연속성(정보 안내 전달문 간의 연속성), 단순성(최소한의 필요 정보제공), 

해독성(동선, 위치, 거리, 조건을 고려한 판독 가능한 범위 서례) 등을 강조하였다

(권혁란 외, 2008). 

지체ㆍ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볼 수 있도록 간결하고 단순하게 나타

내야 한다. 인지가 쉽고 빠른 기호 사용과 필요 내용만을 표기하여 장애인이 빠른 

경로로 실행하는 디자인으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D지도안에서 색채

계획이 되어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선에 따라 접근성을 고려

해 휠체어 장애인이 읽는 위치로부터 거리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판독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권혁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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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이라 한다.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

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ㆍ장폐성장애인은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를 이해하기 곤란한 의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위험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문장이나 3~4개의 의미나 지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이

해하기 어렵고,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짧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의사소통

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화 시 대화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강

정배 외, 2020). 

일반적으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시인지 특성은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림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이해가 가능하다. 문자 언어

보다는 그림 언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뛰어나며, 그림 언어는 문자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인식과 대처할 수 있다(김하늘, 2019). 따라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

에서 이와 같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시인지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하늘

(2019)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픽토그램에 대한 이해 능력

과 표현 능력을 알아본 결과, 발달장애인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안전

과 관련된 픽토그램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 이유는 시설은 구체

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안전은 추상적인 정보를 함께 내포하여 픽토그램

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

인은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도구보다는 선화와 사진 같은 시각적 자료가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알맞은 그림 자료를 제

작 및 활용하는 것은 그들의 기억과 학습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김하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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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발달장애인이 이해

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유니버셜디자인의 원칙 중에서 단순성

과 인지성을 고려한 ‘Sign’을 활용한 안전디자인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은 읽기의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디자인 시에 삽화

는 분명하고 색 구성 및 색조는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색상은 혼

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색상을 제한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와 핵심개념이 

강조되는 삽화여야 된다. 그리고 텍스트와 삽화를 읽기 쉽게 배치하고 색상은 읽

기 쉽고 구별이 잘되도록 디자인한다. 설명하는 문장은 추상적인 단어는 가능한 

쓰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하며,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만 담고, 쉽게 표현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서울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2018).

2.1.2 어린이

어린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

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17세까지를 

어린이로 볼 수 있다. 재난약자로서 어린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험인자를 제거

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 입기 쉽거나 또는 받은 피해로

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을 말한다(윤지

원 외, 2014).

어린이는 부드러운 색상보다는 밝고 선명함을 선호하고 색조와 명도, 채도에 있

어서는 색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빠르다. 주로 명시성이 높고 유목성이 높은 빨강

ㆍ주황ㆍ노랑ㆍ녹색ㆍ파랑ㆍ보라ㆍ갈색ㆍ회색ㆍ검정색을 좋아하고 그만큼 색에 관

심도가 높으며, 어린이들에게 프로스팅(Frosting)은 시각이 3.5세에서 7.5세 사이

에 급속도로 발달한다. 또한, 어린이에게 색채가 주는 영향은 행동적(색채에 호기

심 상승, 색채를 통한 즉각적 반응), 심리적(흥분 및 진정 효과, 치료 효과), 생리

적(색채를 통한 오감 자극 반응, 색채자극에 의한 무의식적 반응)으로 긍정적일 뿐

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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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임혜리, 2015).

어린이의 시인지의 특성은 3세에 일반적인 사물의 전체 형태 맞는 부분들을 통

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11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인

식하는 경향이 강하다(Prather et al, 1986; 김정민, 2007에서 재인용). 어린이는 

시각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지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인지발달에 있어서

도 시각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다. 아이스너(Elllot. W. Eisner)는 어린이의 시각

능력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지각능력에 영향을 주며, 어린이의 사

인 시각 표지물로서의 시각 유도의 기능(표 2.1 참고)은 보다 빨리(인식하고 읽혀

질 것)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읽기 쉽고, 기억하기 쉬울 것)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권민경, 2003). 따라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

린이의 시인지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다 빨리 정보를 전할 것

보다 빨리 인식 시킬 것 사인성, 주목성, 식별성

보다 빨리 읽혀질 것 가독성, 주목성, 식별성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전할 것

보다 읽기 쉬울 것 가독성, 식별성

보다 기억하기 쉬울 것 연상성

출처: 권민경(2003). 아동의 인지능력을 적용한 사인디자인

표 2.1 시각 유도의 기능

정연희(2008) 연구에서 어린이가 선호하는 색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만3~5세는 자주 계열을 선택하였고, 어린이는 따뜻한 단색 계열의 색채를 선호하

였다. 어린이 색채계획은 어린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로서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식으로서의 색채가 아니라 어린이의 색채심리와 색채지각능력, 색채기

호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되어져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디자인은 즉 시각매

체는 위계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색채를 사용하고, 어린이의 행동특성

을 반영한 재미요소 적용, 안내사인의 인지성, 가독성, 시인성, 안정성 확보,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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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재질, 색채를 통한 분리를 해야 한다(현대응 외, 2019)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형태에 맞는 알맞은 디자인이 필요하고, 어린

이들의 특성에 맞는 따뜻하고 활동적이며 재미있는 디자인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야 하며(이선영, 2016), 어린이는 색채인식 발달단계(표 2.2 참고)를 고려하여 디

자인을 해야 한다(정연희, 2008). 

구분 특성

전기

(영ㆍ유아기)

• 형태에 대한 인식 전에 색채에 대한 인식을 함

• 흥미를 끄는 색채에 선택하기 시작

• 물체 고유의 색보다 선호색을 선택하여 대상과 연결

• 점차적으로 형태에 대해 반응, 도구, 동물 등의 생활에 관계있는 도형

에 대해서 형태를 묘사하고 색채를 선택. 이때 색채는 주로 정서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

중기

(초등학교 

1~3학년)

• 색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 경험에 의한 명확한 색채 관계가 발달

• 1~2학년의 색채 구별능력은 3학년보다 훨씬 발달하며 2~3학년이 되

면 혼색에 의한 흥미를 갖게 되며 사용함

후기

(초등학교 

4~5학년)

• 시각형 아동의 경우 색이 변화하는 효과에 따라 색을 선택

• 비시각형 아동의 경우 색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반응에 크게 의존 

• 일차색, 이차색, 중성색 등의 색상의 차이를 인식

•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색채감을 의식

• 색상, 명도, 체도 등의 개념을 이해함

• 색의 표현에 있어 사실적 색채에 접근하려 함

출처: 정연희(2008).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색채 적용에 관한 연구

표 2.2 색채인식 발달단계 

2.1.3 노인

노인은 환경에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함이 있는 사람, 자

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있어 쇠

퇴 현상의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에 대한 정신적인 적응성이 결손 되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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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인해 적응력이 둔해지고 있는 사람 등의 특

성을 가진다. 그리고 노화현상의 정도에 따라 각 감각기관의 쇠퇴 및 저하 현상이 

나타나며, 그 중 시각의 원거리 시력 감퇴와 더불어 원시안이 되며, 안구조절과 암

순응 능력의 쇠퇴 및 색채지각의 변화를 겪는다(이상희, 2006).

노인을 위한 안전디자인 시 색채는 가독성과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의 시

각적 특성에 맞는 색채를 적용하여 노인들이 시각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0~70대는 20~30대에 비해 명도에 근소한 차이를 준 유사배색에 민

감하게 지각하였고, 명도에 차이를 준 유사배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색채속성이 색채지각 민감도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하였다. 그

리고 Y색상계열 유사배색을 민감하게 지각하였고, 그중에서 선명한 색조에서의 유

사배색을 가장 뚜렷하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색채기획 시 유사배색

을 기본으로 색상과 색조영역을 선택할 경우 색채지각 민감도와 선호도를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김영인 외, 2011).

일반적으로 노인의 시인지 특성은 시야가 좁아지고 원근감 파악이 어렵고, 가독

성과 식별이 떨어지며, 색채감각 저하로 색조판별 능력이 쇠퇴한다. 또한, 색채대

비가 필요하나 대비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색계열의 판별이 어려우며, 청색계보

다 황색계, 황색계보다는 적색계의 판별이 쉽다(이상희, 2006). 따라서 안전디자인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노인의 시인지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로 노인을 대상으로 색채 관련 연구에서 김혜정(1995)은 노인은 환경정보의 전달

성이 요구되는 배색은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송

춘의 외(2007)는 노인은 유사조화보다 대비조화에 의한 배색과 한색보다 난색계열

의 배색이 인지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나이가 될수록 식별능력이 저하되므로 명도

의 차이를 주는 배색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조성희 외(2006)도 노인의 색채지각이 

명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지영 외(2012)의 연구에서 시인지

성 평가대상을 제시한 후 가독하도록 한 결과 고령자의 경우 모두 가독이 가능하

나 색상 혼합 비율이 10% 차이가 나는 인접색상 간에는 순간적인 가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까이에서 보거나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50초 정도

까지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모두 가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상 혼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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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20% 이상 차이 날 경우 순간적으로 가독이 가능하였다. Blue 계열의 색채가 

Green 계열의 색채보다 변별하기 쉽고 가독하는데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4 시사점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 특성 및 안전디자인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한 문헌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은 시각정보의 어려움, 이동(계단 이용)의 어려움, 의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이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충분히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디자인의 경우, 시각매체는 위계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색채를 사용하고,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재미요소를 적용하고, 색채

인지 발달연령을 고려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형태에 맞는 알맞은 디

자인을 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안전디자인의 경우, 노인의 시각적 특성인 가까이 보는 물체는 흐

릿하게 보이는 특성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식별성), 시야의 범위

가 축소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야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지

는 특성으로,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의미전달을 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며(이해의 용이성), 색채 식별능력이 저하되는 특성으로 시각 인지가 잘 되는 컬

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주목성)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디자인은 무엇보다 내

용의 간결성, 내용의 읽기 편의성, 내용의 이해 수월성, 서식 사용 편의성, 서식디

자인 매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개별적인 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나 사회적 약자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 있으며,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

식할 수 있는 안전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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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디자인의 국내외 적용 사례 및 개발 방향 

2.2.1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

가. 국내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디자인 적용사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2.3 참고), 윤종영(2013)은 안전디자인에 단순히 외형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

을 넘어 안전상의 위험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 가능 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지영(2014)은 시민안전 서비스디자인 가이드라인

으로 안전한 환경설계를 위한 시설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생활안전지도 제

작 시 생활공감지도 이용, 민관협업단체 협업,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총

체적인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에서의 안전디자인 관련 연구로 신서영 외(2015), 이석현 외(2020) 및 

김주영(2021)은 안전디자인 5요소 별 디자인 개선방안으로 식별성, 접근성, 대응

성, 직관성, 연속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진입공간(접근성, 

대응성), 이동공간(직관성, 연속성), 위생공간(대응성, 식별성)을 각각 제안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다양한 

수요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재난안전대피 관련 디자인 개발 연구로 고영준 외(2013)는 새로운 계단 이동장

치 디자인이 대피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의 신장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 운전자의 

핸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강조하였

다. 최정수 외(2014), 정다은 외(2015) 및 최정수(2017)는 화재 대피 시 야간 시

인성이 높은 색채 디자인을 제안하였는데, 어디서나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

경색의 최소한의 면적 비율을 정하여 그 이상의 색채를 노출하고, 사인의 기능에 

따라 ▲학습을 위한, ▲비상시 대응을 위한, ▲비상시 대피를 위한 사인으로 나누

어 각 기능에 맞게 3~4가지 제한된 색채를 안전 관련 사인의 배경색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색채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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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색감, 벽면과 바닥의 명도차, 색을 

적용하는 패턴의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타 재난 관련 디자인 연구로 이가영(2019)은 국제해사기구의 안전 심볼을 국

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심볼로 사용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안전 확보가 필

요한 곳에 시각적으로 표준화된 심볼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에게 선박 내 안전표지를 시각적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디자인 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윤종영

(2013)

안전디자인 

구축을 위한 

기반조사

학술지

• 안전디자인은 제품이나 제품이 놓이는 공

간 또는 사용환경 등에서 안전상의 위험요

소를 미리 방지하고, 후에 발생할 수도 있

는 발생 가능 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디자

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

최정수

박두리

정강화

(2014)

화재 시 

피난유도 

사인의 

안전디자인 

색채에 관한 

고찰

학술지

• 유도 등을 넘어 다른 피난 시설과 안전시

설도 안전디자인을 토대로 사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해 위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

회를 만들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

윤지영

(2014)

시민안전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적용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학술지

• 지역의 주민들의 구성원과 지역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들

을 줄이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차

원에서 접근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더 안전하고 쾌

적하게 변화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지속적

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표 2.3 국내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 관련 디자인 적용 사례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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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정다은

나 건

(2015)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인 색채기반 

가이드라인 

제안 지하철을 

중심으로

학술지
• 지하 공간의 안전 관련 사인의 사용성 향

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지님

신서영

정규상

(2015)

공공공간에서의 

안전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본원리 도출 

연구

학술지

• 국내 4개 도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전지침을 분석한 결과, 지시 대상 및 성

격에 따라 개별 시설물 구조에 대한 언급

인 Object형, 시설군의 배치와 관련된 

Placement형, 분위기 조성을 통한 행동 

유도 방식인 Behavior형으로 구분됨. 그

러나 다수가 Object형에 해당되어 총체적

· 맥락적 측면에서의 방안이 보완될 필요

가 있음을 지적

고영준

윤흥순

김종배

(2013)

화재 시 

이동약자의 

대피를 위한 

계단이동장치 

디자인 연구

학술지

• 새로운 계단 이동장치 디자인이 대피시간

을 단축하고, 사용자의 신장 차이를 수용

하기 위해 운전자의 핸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여 사용자 중심 디

자인 강조

최정수

(2017)

비상계단 

벽면의 색채 

안전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형 

복합 공간을 

중심으로

학술지
• 색채 안전디자인으로 인명의 생존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

이가영

(2019)

선박의 

재난안전 

시각물에 대한 

현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학술지

• 안전표지 관련 국제표준인 ISO 7010만으

로 선박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험한 상황

이 고려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

내 선박 운용상황에 맞고 시각적으로 충

분히 의미전달이 가능한 안전표지 개발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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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이석현

이의준

(2020)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공공 

안전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실용적이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개발과 적

용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러한 다양한 디

자인의 개발은 사회적 약자의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

하므로, 공공디자인을 사회적 약자가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 다양한 훈련의 실

시가 가능한 지원과 제도 진행 필요 지적

김규리 

장영호

김주연

(2021)

공공문화

시설에서의 

안전취약계층

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학술지

•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문화시설에서의 배

리어프리를 넘어선 확장된 범위의 유니버

설디자인의 필요성과 국내의 유니버설디

자인 정책 현황의 한계점에 주목

•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각 분야에서 

통합된 형태의 실행안이 나와야 함을 시사

나. 장애인 대상 적용 사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표 2.4 참고), 김

하늘(2019)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보다 픽토그램에 대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이 낮지만, 픽토그램이 발달을 위한 어떤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도구보다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어 언어재활적 측면과 안전 

관련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승완 외(2016)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재난 

시 더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청각장애인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을 제작하였다. 즉 자연재난의 인지, 피난로 확인, 장비 및 도우미, 필요한 도움을 

제시하였고, 화재사고, 전기사고, 교통사고, 지하철 승강장 사고, 엘리베이터 사고, 

가정 내 사고 등 사회재난 대처요령 등을 그림과 글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소

방재난본부(2020)는 장애인재난대응매뉴얼 영상 자료를 개발하였고, 서울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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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는 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지체장애인용)를 제작하였으며, 

서울소방재난본부(2016)는 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다. 가장 최

근에는 강정배 외(2020)는 재난 매뉴얼 방식을 재난 취약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재난 취약 특성으로 분류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

다. 

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및 개발 사례

김승완 외

(2015)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연구

보고서

• 청각장애인은 재난 발생시 일반적인 정보시

스템에 대한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피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

발시 수화 영상 삽입, 이해하기 쉬운 글로 

작성 등 고려 필요

김하늘

(2019)

발달장애 

청소년의 

픽토그램 인식

학위논문

•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픽토그램이 발달을 위

한 어떤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도구보다도 

효과적인 중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

능성 제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0)

장애인재난대응

매뉴얼 영상

홈페이지

영상자료

•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 영상(청각장애인 

및 조력자 화재ㆍ지진안전ㆍ가스안전ㆍ교통

사고ㆍ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안전 자막

ㆍ수화ㆍ무자막 지체장애인 및 조력자 화재

안전ㆍ가스안전ㆍ교통사고ㆍ엘리베이터 에

스켈레이터 안전 자막ㆍ무자막) 자료 제작

서울재난본부

(2014)

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

홈페이지

자료

• 지체장애인용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 지체장애인의 재난 대응 관련 방안과 요령

을 제시하고 부록에 지체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가이드를 제시하였음

표 2.4 장애인 대상 재난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 관련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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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및 개발 사례

서울소방

재난본부

(2016)

시각

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홈페이지

자료

• 시각장애인 재난 매뉴얼 제작

• 시각장애인의 재난 예방 및 대처기능 강화

를 위해 시각장애인 조력자, 관련 종사자 

및 재난 담당자에게 유용한 자료 및 지침 

제공

강정배. 

김태용

(2020)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 재난 매뉴얼 방식을 재난 취약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재난 취약 특성으로 분류하여 매뉴얼 제작

다. 어린이 대상 적용 사례

어린이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를 다룬 문헌연구 내

용을 살펴보면(표 2.5 참고), 윤지원 외(2014)의 경우 아동은 전체 인구의 20% 차

지하는 구성원으로써 안전해야 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에 성인들이 나서서 보호해야 하며, 재난안전 단계 속에서 아동보호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 맞춤형 재난행동 매뉴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민정 외(2015)은 안전정보디자인 핵심요소로 관리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정보기능(정보전달 목적, 사용자의 니즈), 정보체계(위계와 순

서), 시각요소(폰트, 색채, 언어, 멀티미디어 요소 등)를 제시하였고, 안전디자인 세

부 원칙을 예방하는 디자인,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관찰하고 관리하는 디자인, 기

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접근성이 좋은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등 6가지 원칙을 

적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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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및 개발 사례

윤지원

오금호

유병태

(2014)

아동보호 

개념으로의 

아동안전 

정책방향 

연구

-재난관리 

관점에서-

학술지

• 아동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정신적 

측면에서 성인과 다르게 재난에 매우 취약한 존

재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단계 속에 아동보

호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

가 차원에서 아동 맞춤형 재난행동 매뉴얼 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현장대응 단계를 위해 

아동, 교사, 보호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재

난안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민정

정희진

(2015)

청소년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정보

디자인 활용 

사례 연구

학술지

• 한국디자인연구소의 안전디자인 세부 6가지 원

칙의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 정보 디자인 핵심요

소 제시

  ① 관리단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② 정보기능 : 정보 전달 목적/사용자의 니즈

  ③ 정보체계 : 위계와 순서

  ④ 시각요소 : 폰트, 색채, 언어, 멀티미디어 요소 등

※ 한국디자인연구소 안전디자인 6개 원칙 적용: 

예방하는 디자인,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관찰

하고 관리하는 디자인,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

인, 접근성이 좋은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표 2.5 어린이 대상 재난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 관련 연구 동향

라. 노인 대상 적용 사례

노인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표 2.6 참

고), 최유라 외(2021), 김래형 외(2018) 및 홍해리 외(2016)는 대피경로로는 거동

이 불편한 거주자가 해당 층의 대피공간과 수직대피경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대

피경로 중심으로 계획하고, 안내사인은 거주자의 인지 취약성을 고려하여 방향표시 

안내판, 방화문에 LED 설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

공하는 사인의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이 입소하고 있어 인

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교육(화재 대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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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지혜 외(2021)는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애션 

개발 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안안전 정보를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전

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노인이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및 개발 사례

최유라 

김미경

(2021)

재난안전 관점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계획방향 

연구

학술지

• 노인요양시설의 입지 및 건물유형을 고려하

지 않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 방화구획, 소

방설비 등의 계획을 제안하는 기존의 연구

들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의 유형을 분류하

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시설 여건에 적합

한 계획의 방향성 제시

정지혜

표경수

(2021)

노인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사례 연구

학술지

• 노인의 특성 및 6개의 재난안전 정보 어플

리케이션을 분석하여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

케이션의 개선방안 제시

김래형 

이영미 

안병천

강희조

(2018)

노인복지관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개선

학술대회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수집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

고 개선방안 제시

• 해당 시간대 보조인원 확충 및 이용자 대상 

지속적인 대피 훈련 필요

홍해리

김봉찬

長谷見雄二

권영진

(2016)

재난약자의 

피난안전을 위한 

화재사례분석 및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

관리 실태조사

학술지

• 노인요양시설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의 매뉴얼 개발 및 실

제 피난 훈련 실시 필요 

• 시설 근무자 기준 또한 자력 피난 곤란자가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주ㆍ야

간의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표 2.6 노인 대상 재난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 관련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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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국외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

국외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표 2.7 참

고), 김재형(2015)은 일본, 미국ㆍ캐내다, 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Kit, 임시생

활공간, 정보서비스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ㆍ안

심디자인은 인간 존엄성에 초점으로 맞춘 인간공학적 디자인, 실용적이면서 직관적

인 안전성이 강조된 디자인, IT기술이 적용된 지속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있으

므로, 국내 재난ㆍ재해에 필요한 안전ㆍ안심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극적

인 대응책임을 강조하였다. 

김민정 외(2015)는 일본의 경우 일반 사용자를 고려한 행동지침서로서 위기발생 

단계를 근간으로 각 정보의 특성을 홈페이지에 도식화하고, 위기관리 시스템과 교

육을 위한 콘텐츠가 체계적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정보 소개는 서식 매뉴얼과 

문자와 표를 구성하고, 예방은 문자와 삽화로 구성하였으며, 대응은 컬러 대비와 

플로차트, 픽토그램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위기 상황 

발생 이전의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사이트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

얼뿐만 아니라 브로셔 및 포스터와 같은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정보의 시각화로 포스터는 간결한 구조, 명료한 정보전달, 문

자사용을 최소화하고, 픽토그램은 핵심정보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브로셔 매뉴얼

은 포스터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관성 있는 컬러, 핵심정보 강조, 짜

임새 있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

해 다양한 유형의 핸드북과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표, 다이어그램, 차트, 사진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시각 요소들을 사용하여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서민정(2020)은 미국의 경우 재난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으로 어린이는 재난 교

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학교에 배포하고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

고, 대규모 재해의 부정적 영향을 어린이와 가족 중심으로 다수 진행 중이며 특히 

어린이들의 심리지원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의 경우 노인청(AoA)

에서 노인 및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취약한 상황 및 위험에 처한 노

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노인 재난 대비 가이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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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FEMA 내에 ‘장애코디네이터’와 ‘장애통합조정부서’를 별도 설치하고 재

난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 하였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지진 대비 가이드’에서 지진 안전을 위한 7단계 

및 장애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재난 대비에 대한 팁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해 안전교육이 발달되어 있고 아동 심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

고 있고, 노인은 지자체별로 노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의 특징을 언급하며 자력 대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재난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방재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일반적인 재난 안전의 

내용 및 장애를 유형별(시각ㆍ지체ㆍ발달)로 구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평상시 장애인의 안부 확인 및 피난 시 폭넓은 네트워크의 중요성, 

재난대비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은 어린이의 경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재난대

비 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과 제

도가 아동보호보다는 아동안전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인

의 경우 고령자만을 위한 재난관리 매뉴얼은 미비한 상황이고, 노인복지시설ㆍ요양

병원ㆍ장기요양기관 등의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사자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폐성장애ㆍ지적

장애ㆍ청각장애ㆍ시각장애 총 4개 유형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개

발하였으나,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은 시설 거주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장

애인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피의 방법에 대한 접근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시하

였다(서민정, 2020). 

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김재형

(2015)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ㆍ안심디

자인 발전 

방향 연구

학술지

•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ㆍ안심디자인은 재난·

재해 발생 전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인간 존

엄성에 초점으로 맞춘 인간공학적 디자인, 실용

적이면서 직관적인 안전성이 강조된 디자인, IT

기술이 적용된 지속적인 디자인으로 발전 중임

표 2.7 국외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 관련 디자인 적용 사례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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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유형 안전디자인 개발 관련 시사점

김민정

박정기

(2015)

정보디자인 

관점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고찰

학술지

• 국내외 위기관리 매뉴얼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행동매뉴얼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행동매뉴얼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에서 

대응과 복구의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가급적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고 요소는 배제하

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필수정보가 다이어그램, 

차트, 삽화 등과 같은 적절한 시각 요소를 사용

하여 디자인이 되어야 함을 지적

•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 디자인은 반드

시 다양한 사용자들, 특히 관리자와 일반인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

서민정

(2020)

재난안전취약

계층의 

재난회복력 

제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 미국ㆍ일본의 가장 큰 재난대응 특징은 재난상

황에 대비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재난안전

취약계층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

• 복합재난에 맞서 정부와 사회공동체의 협업으

로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자립적 대응, 개인적 

회복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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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재난대비 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을 실시하도록 법과 제도가 아동보호보다는 아동안전교육에 치우쳐 있다. 노인은 

고령자만을 위한 재난관리 매뉴얼 및 안전디자인 미비한 상황이고, 노인복지시설ㆍ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매뉴얼이 종사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은 자폐성장애ㆍ지적장애ㆍ청각장애ㆍ시각장애ㆍ지체장

애인 등 총 4개 유형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으나,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은 시설 거주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피의 방법에 대한 접근 또는 부족한 실정이다(서민정, 2020).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은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고유

한 특성을 고려하고, 시설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정을 포함하

는 안전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디자인을 잘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당사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안전디자인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며, 시인성이 높은 색채, 어디서나 빠

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경색의 최소한의 면적 비율을 정해야 한다. 안전디자인

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개발ㆍ보급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안전재난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안전재난 관련법 및 제도

를 정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안전디자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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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개발 방향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은 신체적 특성, 상황 인식능력 등이 떨어

져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낮아 재난 발생시에 사고가 많은 재난안전취

약계층으로 재난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정보를 안전디자인 시각화 자료

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디자인 개발을 위해 취약계층 

및 안전디자인 등이 관련 국내 문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개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안전디자인 개발은 5가지 재난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

발되어야 한다. 즉 이동의 어려움과 계단(수직) 이동 어려움이 있는 지체ㆍ뇌병변

장애인ㆍ노인ㆍ아동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지적ㆍ자폐성장애ㆍ노인을,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시각적 정보습

득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디자인연구소의 안전디자인의 세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안전디

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예방하는 디자인,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관찰하고 관

리하는 디자인,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접근성이 좋은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디자인연구소의 안전디자인의 세부 6가지 원칙의 분석을 바탕으로 안

전정보 디자인을 핵심 요소로 개발되어야 한다. 즉 관리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

구), 정보기능(정보전달목적, 사용자의 니즈), 정보체계(위계와 순서), 시각요소(폰

트, 색채, 언어, 멀티미디어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개발된 안전디자인이 안전취약계층인 인지가 낮은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

애인ㆍ자폐성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6가지 인터랙티브 정보디자인을 참고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즉, 학습 세대의 변화, 시각화 정보를 통한 흥미 유발, 인터렉션

이라는 놀이를 통해 정보 습득력 향상, 웹기반 콘텐츠로서 공유와 확산이 용이, 단

시간에 정보 접근과 사용 가능, 가장 최신의 정보 학습 가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5가지 공간안전디자인 원칙을 기반으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

여 안전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식별성(안전대피시설 및 공간의 이동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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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하도록 정보의 최적화 인지환경 조성과 관련된 특성), 접근성(사회적 약자

가 피난시설과 공간 혹은 소화시설까지 빠른 접근 가능한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특성), 대응성(화재 발생시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관련된 특성), 직관성(소화시설의 사용과 피난설비의 사용 시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자인과 관련된 특성), 연속성(재난 발생시 사회적 약자

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피경로의 연속

성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된 특성) 등과 진입공간(접근성, 대응성), 이동공간(직관

성, 연속성), 위생공간(대응성, 식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재난은 관련 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매뉴얼을 소책자, 동

영상 등의 형식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개발된 매뉴얼의 세부 

내용, 시각화(색채, 디자인, 그림, 사진 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디자인이 개

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안전취약계층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기반을 둔 안전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아동뿐만 아

니라 보호자(부모 또는 가족) 및 지원자(사회복지사,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

보호사 등) 등도 함께 안내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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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개발 사례

2.3.1 국내 개발 사례

가.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안전디자인 개발 사례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골격, 신경, 근육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운동장

애, 감각장애 상태를 말한다. 지체장애 유형은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으로 보며, 출현율이 높은 지체장애 유형은 소아마비, 근육병, 뇌성마비, 

중하부, 최상부, 흉수요수, 편마비 등 7가지가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서는 지체장애인은 화재 발생시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

동보조인)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화재재난을 대비하여 최소 두 가지의 탈출 

경로를 계획해야 함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밖으로 탈출한 후 절대 다시 들어오지 말 것, 이웃집을 통해 소방서에 신

고할 것

둘째, 제1탈출경로에 연기나 불을 보면 제2탈출경로를 사용할 것, 그리고 연기 

나는 곳을 통과할 경우 기어나갈 것과 닫힌 문을 열어서 탈출할 경우 문

을 만져보고 문에서 열기를 느끼면 다른 탈출 경로를 사용할 것, 사고 발

생시 움직이지 않기

이러한 화재가 발생시에 지체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명확한 의사전

달을 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상징을 제시하여(그림 2.1 참고). 도움을 줄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안전디자인 설계하였다(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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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재 재난 관련 안전디자인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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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재난을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자신의 응급재난 상황 즉, 화재재난 시에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픽토그램을 제시하였다(그림 2.2 참고).

 

       

그림 2.2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재 재난 관련 안전디자인 예시2

한국장애인개발원(2020)에서는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수평 이동은 가능하나 계단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수동휠

체어 이용자나, 지팡이 등을 이용해서 이동은 가능하지만 많은 수의 계단은 이동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대상으로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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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과 그림 상징으로 제시하였다(그림 2.3 참고). 소화기 사용법에서는 한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을 위해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3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

 

2) 시각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2020)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력 이동이 가능하고 계단 등의 이동에는 무리가 없으나 대피 방향, 불이 

난 위치 등의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

작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제작 내용은 텍스트 위주로 제시하였

다(그림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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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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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안전본부(2020)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재난(사고)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내용을 매뉴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인의 화재 사고 시와 가스 사고 시 행

동요령을 평상시, 화재 및 가스 사고 시, 사고 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그

림 2.5 참고). 

그림  2.5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2(화재 및 가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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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각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2020)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통해 화재사

고 대처요령, 전기사고 대처요령, 가스사고 행동요령 등 일반 상황과 같은 내용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으로 본 화재사고 행동요령으로 옷에 불이 붙은 경우와 

전기사고 및 가스사고 행동요령 등을 제시하였다(그림 2.6 참고).

화재사고 행동요령(옷에 불이 붙은 경우)

전기사고 대처요령

가스사고 행동요령

그림 2.6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대응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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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

어린이는 주의력이 산만한 경우가 많고 또래 집단의 장난이나 신체의 과도한 사

용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시기인 만큼 교통안전 시설물 이외의 일반시설물에도 어

느 정도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시성과 주목

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아동에게 빠른 인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 색채 디자인

의 방향이 적절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색채 사용에 따른 사물 주시성이 차이는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가 무의식중이거나 주시 태만 상태일 때 명료하게 눈

에 보일 수 있도록 색채 특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가시광선 상 

색채에 따른 명시성이 제시된다(그림 2.7 참고). 

그림 2.7 가시광선 상 색채에 따른  명시성

임혜리(2015)는 직업체험시설에서의 어린이를 위한 안전디자인을 제안한 바 있

다. 여기에 설치물 보호펜스는 안전색채인 노란색, 보조색인 검정색, 그리고 빨간

색을 적용하여 명시성과 주목성을 높여주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그림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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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어린이를 위한 설치물 보호펜스

계단의 손잡이는 어린이들이 매달리거나 장난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 주의에 사용하는 안전색채인 노란색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여 층계와 구분을 지어주며 주목성을 높인 디자인을 제안하였

다(그림 2.9 참고). 그리고 계단의 층계는 손잡이와의 구분감은 있지만 층과 층 사

이의 구분감은 낮기 때문에 층계의 틈, 모서리에 사용하는 안전색채를 적용하여 

구분성을 높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그림 2.9 참고).

그림 2.9 어린이를 위한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

또한 금지 안내 표지판은 위험에 사용하는 안전색채의 주황색을 대신하여 금지 

경고에 사용하는 빨간색의 안전색채를 적용해 주목성을 높인 디자인을 제안하였으

며,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동하다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의 안전색채와 보조색인 빨간색과 주황색의 다

채로운 색상 속에서 주목성을 높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그림 2.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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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어린이를 위한 금지 안내 표지판

소방방재청에서는 ‘성인을 위한 생활안전 길라잡이 간행물에서 가정 안전 – 어린이 

안전’을 설명적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안내하고 있다(그림 2.11 참고). 위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설명적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고 만화적 요소를 

부가하여 위기 상황 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림  2.11 어린이 안전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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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

소방방재청에서는 성인을 위한 생활 안전 길라잡이 간행물에서 가정 안전 – 노

인안전을 설명적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안내하고 있다(그림 2.12 참고). 위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설명적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고, 만화적 요소를 

부가하여 위기 상황 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림 2.12 노인 안전디자인 예시

정지혜 외(2021)는 노인 맞춤형 콘텐츠, 도움 요청 기능,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

이스 개발 등 개선방안으로 이용자 정보 설정을 통한 맞춤형 정보(그림, 동영상, 

직관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등 제공)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노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화하게 대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정보 및 위치 공유기능을 추가 보완해야 함을 권장하고, 인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

는 아이콘의 크기 및 배치, 글씨 크기 조정 등 노인의 조작이 쉽도록 지원 및 노

인 이용자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그림 2.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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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

이호승(2014)은 기존의 획일적 응급대책 수준에서 나아가 재해 약자를 포함한 

이재민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배려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재해 약자 가운데 

특수한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인적 수발 없이는 자립적 행동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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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의 중증 장애 경우는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복지기능을 갖춘 2차 대피소로의 

별도 피난체계를 사전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민의 기능적 능력 차

이에 따른 대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응급대책을 그림과 기능적 능력 크기를 자

세히 설명하고 있다(그림 2.14 참고).

그림  2.14 이재민의 기능적 차이에 따른  대피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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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개발 사례

가.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안전디자인 개발 사례를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1) 지체장애인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2016)에서는 이동 제한이 있는 사람(지체장애인 등)

을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알림시스템, 순환경로, 리프트, 지원 제공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 

○ 알림시스템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표준 경보 및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으며, 위험 및 대피 필요성을 경고하는 시각적 알림 장치를 볼 수 있다. 

○ 순환경로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건물에서 사용 가능한 순

환경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용 가능한 순환 경로가 없는 경우 계획에 

따라 대체 경로와 대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접근 방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국제 접근성 기호 순환

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순환 

경로에 대한 모든 방향 표지판을 보여주는 서면 지침, 브로셔 또는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 가능한 순환경로의 위치를 보여주는 건물의 간단

한 평면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건물에 들어갈 때 이동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각 건물 입구에 서면 지침이나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와 수령 장소를 나타내는 대형 표지판이 게시될 수 있다.

○ 리프트 : 리프트는 일반적으로 10피트 미만의 짧은 수직 이동 거리를 가지

므로 대피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리프트는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전원이 차단될 경우 작동이 가능해야 하며, 얼마나 오래 사

용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건물의 비상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는지 

아니면 스위치나 제어 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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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공 : 친구, 동료, 건물 직원, 최초 대응자, 소방관, 경찰관, 응급 의

료 기술자 등이 있으며, 지원 방법으로는 순환경로 안내, 순환경로 문 열

기, 계단 하강 장치 작동, 휠체어 운반 참여, 사람을 계단 아래로 운반 등

이 있다(그림 2.15 참고).

그림 2.15 지원 제공의 예(미국)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2016)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알림시스템, 순환경로, 지향성 사운드, 지원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알림 시스템 :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자는 위험, 대피의 필요성을 경고하

거나 지침을 제공하는 전관 방송 시스템을 통해 표준 건물 화재 경보 및 

음성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 순환경로 :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은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순환 경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순환 경로가 없는 경

우, 대체 경로와 대피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출구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있는 촉각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출

구로 접근하는 모든 방향에서 시력이 약한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다. 시

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출구표지판 및 방향 표지판의 위치는 규정

에 의해 명확하고 엄격하게 지정된다. 요구 사항에는 시각적 문자 유형, 크

기, 간격 및 색상과 촉각 문자 또는 점자 문자의 유형, 크기, 위치, 문자 

높이, 획 너비 및 줄 간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지향성 사운드 : “지향성 사운드”라고 불리는 화재 안전의 신기술이 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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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림 2.16 참고). 방향성 소리는 광대역 소음을 사용하여 출구의 위치

를 전달함으로써 기존 경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안전으로 이

끄는 청각 신호이다. 방향 음향 장치에서 나오는 다양한 톤과 강도는 출구

를 찾기 쉬운 신호로 제공한다. 사람들이 그 장치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따라가며 빠르게 빠져나온다.

그림 2.16 지향성 사운드

○ 지원 제공 : 시각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환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에 따라 적절한 비상 대피 계획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지원 제공자로는 친구, 동료, 건물 직원, 최초 대응자, 소방

관, 경찰관, 응급 의료 기술자 등이 있으며, 지원 방법으로는 순환경로 도

달하는 방법 설명, 팔을 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도록 하고 순환경로를 통화

하도록 지원하는 것, 순환경로 문 열기 등이 있다.

(2) 청각장애인

또한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2016)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트로브 조명, 스크롤 리더보드, 순환경로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스트로브 조명 :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위험 및 대피 필요성을 경고하

는 경보 및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없다. 새 건물에 표준 건물 경보 시스템

의 섬광 스트로브 조명(시각장치)를 요구하지만 많은 건물에 그러한 조명이 

없으며, 이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만 경고함으로 화재 경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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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만 필요하다. 
○ 스크롤 리더보드 : 스크롤 리더 보드는 점점 보편화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그림 2.17 참고). 비상 상황에서는 플래시를 사용하여 주의

를 끌 수 있으며, 비상 또는 상황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무실 

책상 등의 작업 공간에 리더보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알림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2.17 스크롤 리더보드

○ 그 외 : 청각장애인은 표준 출구 및 방향 표지판을 읽고 따라갈 수 있으며 

개인 알림 장치, 이메일 및 전화 통신, 자막 기능이 있는 TV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는 전화와 비상 신호 장치가 모두 있어야 한다.

○ 순환경로 : 순환 경로의 위치와 경로를 나타내는 건물의 간단한 평면도 같

은 대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건물에 들어올 때 제공되

어야 비상시에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대체 형식의 표지판을 건물 입구에 

게시하여 평면도의 가용성과 수령 장소를 설명해야 한다. 출입구 직원을 

포함한 건물보안 요원은 접근 가능한 모든 건물 대피 시스템에 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사용 가능한 순환 경로로 안내 할 

수 있어야 한다.

(3) 언어장애인

또한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2016)에서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알림 시스템, 순환경로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알림 시스템 :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표준 경보 및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으며 위험 및 대피 경고인 시각적 표지판을 볼 수 있다.

○ 순환경로 : 순환 경로의 위치와 경로를 나타내는 건물의 간단한 평면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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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건물에 들어올 때 제공되어

야 비상시에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대체 형식의 표지판을 건물 입구에 게

시하여 평면도의 가용성과 수령 장소를 설명해야 한다. 출입구 직원을 포

함한 건물보안 요원은 접근 가능한 모든 건물 대피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사용 가능한 순환 경로로 안내할 수 있

어야 한다.

(4) 인지장애인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2016)에서는 인지장애인을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알림 시스템, 순환경로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알림 시스템 :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표준 경보 및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으며 위험 및 대피 경고인 시각적 표지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재 

경보 또는 비상 알림 시스템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 그 외 : 반복 절차에 대한 그림책 제공, 색상 코딩 방화문 및 출구, 버디 

시스템 구현, 직무 코치를 활용한 교육실시 등이 있다.

○ 순환경로 : 순환 경로의 위치와 경로를 나타내는 건물의 간단한 평면도 같

은 대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건물에 들어올 때 제공되

어야 비상시에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대체 형식의 표지판을 건물 입구에 

게시하여 평면도의 가용성과 수령 장소를 설명해야 한다. 출입구 직원을 

포함한 건물보안 요원은 접근 가능한 모든 건물 대피 시스템에 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사용 가능한 순환 경로로 안내 할 

수 있어야 한다.

(5) 미국 연방 지리정보 위원회

9.11사태 이후 미국 기관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일관된 기회를 만들어 이를 

표준(ANSIINCITS 415-2006)으로 정하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FDGC, 연방 지

리정보 위원회의 국토안보작업그룹은 “국토안보 지도 작성 표준-비상사태 관리

를 위한 점 심벌로지”을 발표하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호는 지도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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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참고). 기호의 선택은 철저한 분석과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의된 과정을 따랐다(Dymon, 2003; Dymon et al, 2005). 하지만 평가 결

과, 이 기호 세트의 성공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테스트 된 기호의 75% 이상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ANSI)가 권장하는 개방형 테스트 방법에서 요구하는 이해

율 85% 이상을 통과하지 못했다(Akella, 2009). 미국 세트를 기반으로 캐나다

의 표준인 “캐나다 비상 지도 심볼로지”(EMS)가 2010년에 도입되었다. 지도를 

보는 사람들의 이해도와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비상 지도 기호 세트를 비교

하기도 하였다(Biancetti et al., 2012).

그림 2.18 FDGC 재난 기호들

2)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로 두 개의 지각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지각판은 화산과 지진을 생성하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많은 재난을 겪고 있다. 또

한, 15,000킬로미터 이상의 해안선으로 인하여 쓰나미와 폭풍 해일의 위험도 있

다. 지난 30년간 뉴질랜드 자연재해(사이클론 볼라, 마나와투 홍수, 만 홍수 등)

를 겪으며 이러한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비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비상계획 세우기, 개인의 재난 대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으로 하고 있다. 

(1) 지원 네트워크 구축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팀을 구상한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같

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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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 친구, 간병인 및 동료들이 있다. 한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람

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지원팀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서(직장, 집, 학교)에 지원팀을 구상한

다. 주어진 시간에 누가 주위에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하다. 네트워크

에는 최소 3명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역 민방위 통제소가 대피 명령을 내렸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를 준비해야 한다. 재난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성

원과 논의한 후 함께 필요에 대한 서면 평가를 완료한다. 다음으로는 계획을 실

행한다. 해당 지역의 재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나 장애

물을 시뮬레이션한다. 장애에 필요한 장비를 작동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보여준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획한

다. 비상시 통신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으니 서로 다른 통신 시스템을 다르게 

작동해 본다.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과 연락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다양한 통신시스템인 전기가 필요 없는 일반 전화기, 휴대폰 및 문자 메

세지, 저렴한 양방향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 및 배터리, 호출기가 있다(그림 

2.19 참고).

그림  2.19 통신 시스템

여행할 때와 평소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네트워크에 알린다. 정기적

으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실습을 통해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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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 

(2) 비상계획 세우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재난 발생 전, 도중, 후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

다. 이것은 재난 이후의 환경, 당사자의 능력 및 한계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비

상계획을 세우려면 재난 환경에서의 개인 요구 사항 및 자원 목록을 작성한다.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네트워크 구성원과 공유한다. 

답변은 당사자의 신체적 능력과 재난 발생시 필요한 지원을 모두 설명해야 한

다. 예상되는 최저 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그림 2.20 참고). 

그림  2.20 비상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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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의 재난 대비

재난이 발생하기 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에 따라 재난

을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개인 재난 대비는 지속적인 과정

이다. 이는 네트워크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리소스 식별, 확

보, 개발, 관리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난 이후 생각되는 능력과 한계에

 따라 준비한다.

○ 긴급 정보 목록 : 네트워크 구성원과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정보 목록을 만

든다. 이 목록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의식을 잃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번호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

다.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비상 정보 목록에 의사 소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와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메모를 작성하거나, 글자, 단어 

또는 그림을 가리키거나, 조용한 장소를 

찾는 방법 등이 있다.

○ 의료 정보 목록 : 네트워크 구성원과 사

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목록을 작성한

다. 목록에는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

가 있어야 한다(그림 2.21 참고). 또한 

복용하는 약의 이름과 복용량, 약을 복

용 할 때, 약을 복용한 상태, 약을 처방

한 의사의 이름 및 의사의 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사용하는 모든 장비, 알레르기 및 민감

도, 의사 소통 또는 인지 장애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 후 약이 충

분하지 않아 필요한 것을 즉시 얻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품

의 유통 기한과 보관 온도에 대해 물어본다. 저장된 약을 얼마나 자주 교

그림 2.21 의료 정보 목록 

제시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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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오랜 저장 시간 때문에 약효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필리핀

필리핀 현지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LFEWS) (Antonio et al., 2012)은 텍스

트 메시지와 함께 기상학상의 아이콘을 사용하며, 이는 기본적인 사고 픽토그램 
(예: 폭우 또는 비) 및 교통 표지판 같은 기호(그림 2.22 참고)를 사용한다. 사고

의 심각도는 색상 코딩으로 표시된다("대기"는 노란색, "준비"는 주황색, "대피"는 
빨간색). 이 지역에서 색상과 심각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전 

세계 각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올바른 대응 조치를 아

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것은 훈련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림  2.22 필리핀 현지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의 색상 코드 및 기호

엘리자베스 클루테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조기

경보의 상징 사용을 분석했다(Klute, 2012). 이 연구에서는 픽토그램(또는 기호) 

기반 공공 경보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공공 경고 메시지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

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 언어 및 문맹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징 기반 경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사 참여자들은 휴대

전화 경보에 상징에 대한 공공의 필요를 의미하는 셀브로드캐스트 메세지의 상징 

기반 경계경보를 선호하였다.

4)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2012년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위기 발생시 구호 활동가들이 사

용할 500개의 인도주의 상징 500개를 만들었다. 이러한 아이콘은 N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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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를 통해 벡터형식과 다양한 PNG 크기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OCHA 픽토그램의 목표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소

통을 통해 일관된 상징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OCHA 세트는 OCHA 그래픽 스

타일 북(UNOCHA -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2011)에 따라 명확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지가 조사되어야 하

며, 최근 평가에 따르면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 일부 기호(예: 사이클론의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23 참고). 또한, OCHA 세트의 

사용을 고려할 때 대응 조치의 묘사는 대부분 누락이 되었다.

그림  2.23 OCHA 인도주의 아이콘: “갑작스러운 홍수”, “사이클론”, 
“식량안보”에 대한 기호. 특히 사이클론 기호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5) 칠레 Guemil

Guemil은 칠레의 Rodrigo Ram'rez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재난 상황에서 픽

토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이다(Ram'irez, 2016). Guemil의 

특징은 대부분의 다른 세트와는 달리 재해 전, 중, 후의 세 단계에 대한 아이콘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대응조치도 포함한다(그림 2.24 참고). Guemil은 

2016/2017년 공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평가되었으며, 결과는 guemil.info에 

게시되어 있다. 공개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개 매우 편향된 참여자가 있지만(특히, 

문맹자가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

운 사실을 보여준다. 묘사된 대응 조치(예: 대피 또는 대피소 찾기)가 상당히 높

은 이해율(83%)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묘사된 사람이 걷지 않고 달리면 대응행

동에 대한 이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기의 절반 이상의 

아이콘 세트가 연구에서 승인되었으나 나머지는 다시 설계될 예정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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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 외의 검증이 필요하며,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적합성이 결

정되지 않았다.

그림  2.24 Guemil 아이콘 세트: “산사태”와 두 가지 대응 조치: “빠른 

 대피”와 “대피소 찾기”. Rodrigo Ram’ l’rez의 아이콘 

나. 어린이

싱가포르는 해변에서 지켜야 할 안전정보로서 초등학생의 인지시스템을 고려하

여, 흥미로운 캐릭터와 높은 채도의 컬러와 경쾌한 느낌의 타이포그래피로 구성되

었다(그림 2.25 참고).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안전교육을 위한 시각 시스템, 즉 디자

인시스템이 매체별로 다르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민정 

외, 2015).

그림 2.25 싱가포르 Beach Safety(Edgefield Prim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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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싱가포르 학생들의 높은 고도근시의 수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작된 모바일 전용 웹 애플리케이션이다(그림 2.26 참고). 따라서 별도로 다운받

을 필요가 없으며, 청소년들은 휴대폰으로 웹툰을 즐기듯 천식에 관한 사전 예방 

및 대비, 대응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김민정 외, 2015).

그림 2.26 Eye care, singapore

다. 노인 등 일반 국민

1) 미국

미국은 미국 소재의 대학교에서 만든 비상시에 대응절차에 관한 매뉴얼로서 카

드, 팜플렛, 그리고 포스터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제시함으로서 정보에 대한 

노출을 강화시킬 수 있다(그림 2.27 참고). 또한, 흥미로운 정보의 접근과 경험이 

가능한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매뉴얼 역시 고려해야 한다(김민정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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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2) 캐나다

캐나다는 2003년 여러 기구들을 통합하여 공공안전 비상대비 부서(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PSEPC)를 설립하여, 다양하

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그림 2.28 참고). 일반인들을 위해 

‘Get Prepared’라는 위기관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 사이트는 위기 상황 발생 이전의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구축된 사이트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뿐만 아니라 브로셔 및 포스터와 같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함께 제공한다(김민정 외, 2015).

그림 2.28 캐나다 위기관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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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관리 시스템과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림 2.29는 지진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매뉴얼로서, 총 8페이지로 구성된 소책자 형태의 매체이다. 기관의 실무자 

중심이 아닌, 일반 사용자를 고려한 행동지침 서로서, 위기발생 단계를 근간으로 

각 정보의 특성에 맞게 해당 페이지가 도식화되어 있다(김민정 외, 2015).

그림 2.29 일본 지진 시 행동 매뉴얼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Australian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의 홈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핸드북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핸드북 이외에도 위

기대응 실무 매뉴얼에서부터 행동 매뉴얼까지, 대부분의 매뉴얼은 전자파일로 홈

페이지에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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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Don’t Drop!’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제작한 모바일 기반의 

기능성 게임 애플리케이션이다(그림 2.30 참고).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하여 게임을 하면서 안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권 근로자들의 

안전지침 이해를 위해 가급적 언어 사용을 배제하고 이미지 중심의 아이콘과 픽

토그램을 사용하여 건설 현장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이 큰 특징이다(김민정 외, 

2015).

그림 2.30 오스트리아 Don’t Drop! 

6) 영국

영국은 노동조합의 회사 및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를 상징적 형태의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텍스트가 없는데

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노란색 컬러와 검은색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여 주

목성을 끌고 있다(그림 2.31 참고). 간결한 도형적 픽토그램과 주변 요소는 제외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정보 접근의 용이성

을 높이고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관심이 가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정민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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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영국 노동조합의 근로자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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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수립

3.1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기본원칙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디자인의 기준을 작성하는 중요 요

소를 선행연구를 통행 살펴보고자 한다.

3.1.1 시각디자인 레이아웃 기본 요소

시각디자인 레이아웃이란 문자 · 그림 · 기호 · 사진 등의 각 구성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일, 또는 그 기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시각디자인 

레이아웃 기본 요소(표 3.1 참고)로는 주목성, 가독성, 명쾌성, 조형성, 창조성이 

제시된다(송민정, 2013).

구분 내용

주목성

ㆍ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한다. 

ㆍ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 빈도에 따

라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가독성

ㆍ글은 읽기 쉽게, 이미지는 목적에 적합하게 써야 한다.

ㆍ글이 읽기 쉽다는 것은 내용, 문단 정리뿐만 아니라 글꼴이나 폰트, 배

경색과 글자색의 대비 등의 시각적인 가독성 그 자체까지를 포함한다.

명쾌성

ㆍ사용자가 바로 의도를 알 수 있는가?

ㆍ디자인에 대해 사용자가 그 목적과 상호 작용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예

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조형성
ㆍ시각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ㆍ내용이 어떤 느낌으로 와 닿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창조성
ㆍ표현이 얼마나 풍부하며 참신한가?

ㆍ목적과 위 조건들을 충족하며 얼마나 참신하게 구성되었는가? 

표 3.1 시각디자인 레이아웃 기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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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서는 디자인 기본 요소(표 

3.2 참고)로 정확성, 신속성, 명확성, 접근의 용이성이 제시된다(박성신, 2012).

구분 내용

정확성 • 비상경보시설

• 안내 및 유도사인은 시각, 청각 등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인식 가

능해야 한다.신속성

명확성
• 방재시설이나 피난유도사인의 경우 주변의 배경색과 대비가 분명 하도

록 해야 한다. 

접근의 용이성
• 비상연락장치는 사람이 넘어져 있을 경우나 휠체어 사용자도 조작이 

가능한 높이를 배려해야 한다.

표 3.2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요소 

3.1.2 KS A ISO/ICE Guide 71
ISO/ICE Guide 71은 “Guidelines for standards developers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라는 제목으로 제

정된 국제표준규격이다. 이 규격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고려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기준을 작성하는 중요 요소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한국산업규격

에서도 같은 내용을 “KS A ISO/IEC Guide 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

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이라는 규격명칭으로 한국표준협회(KSA)에서 발행하

고 있다(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2010).

지난 2001년 11월에 ISO/IEC Guide 71이 발행되면서 한국표준협회는 가이드

를 내용 변경 없이 KS A ISO/IEC Guide 71로서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연동된 표준화의 진행은 점차 중요한 요인이 되

어가고 있다(이호승, 2005).

박성신(2012)은 KS A ISO/IEC Guide 71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디자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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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항목으로 명료성, 일관성, 판독성, 접근의 용이성을 도출하였다(표 3.3 참고).

구분 내용

명료성

• 표현 및 기술적 용어의 사용 

  - 사용설명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해야 하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한 문장 내에는 하나의 명령문 또는 대개 적은 수의 관련 

명령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명료한 이해를 위하여).

  - 수동적 표현보다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

  - 모호한 형태보다는 명령문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표현

  - 추상적인 명사보다는 행동 동사 사용

  - 사용자에게 권유를 표현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을 사용

일관성
•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는 그 의미를 설명하여야 하며, 정보

는 일관된 용어와 단위 표현이 바람직하다.

판독성

• 정보, 경고 및 제어장치 표시의 폰트 크기, 형태의 상징 

  - 정보, 경고 및 제어장치 표시에 요구되는 글자 크기는 보일 가능성

이있는 거리, 조명 레벨 및 바탕에 대한 본문의 색상 대비와 관련이 

있다.

  - 폰트 선택, 활자 끝부분의 장식 여부, 정자 또는 이탤릭체 및 글자

의 굵기는 판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폰트의 크기 및 형태 그리고 경고의 상징을 규정하는 것이 고려되

어야 한다.

접근의 용이성

• 정보 및 제어장치의 위치 및 배치, 손잡이 위치 

  ※ 위치 : 제품상 또는 건물 내, 심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

보가 있는 지점의 정보 및 제어장치의 위치는 중요하다. 이러한 것

은 시각적 손상 또는 언어 ․ 글자 해독 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

해 눈에 띄어야 하며, 서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시각

에서 보여야 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에 의해 몸을 굽히거

나 펴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3 KS A ISO/IEC Guide 71 디자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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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시사점

시각디자인 레이아웃과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KS A ISO/IEC Guide 

71 디자인 기본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주목성, 

가독성, 명쾌성 요소는 유사하게 적용되는 반면 접근의 용이성은 차별적 요소였다. 

KS A ISO/IEC Guide 71의 경우는 가독성, 명쾌성 요소는 유사하게 적용되는 

반면, 접근의 용이성은 차별적 요소였다. 또한 시각디자인 레이아웃의 창조성 요소 

보다는 오히려 일관성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표 3.4 참고). 

구분 주목성 가독성 명쾌성 조형성 창조성
접근의

용이성

시각디자인 레이아웃

기본 요소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신속성 명확성 정확성

KS A ISO/IEC 

Guide71
판독성 명료성 일관성

표 3.4 디자인 요소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은 보편적인 시각디자인 레이아웃의 주목성, 가

독성, 명쾌성 요소는 적용하고, 일관성과 접근의 용이성은 차별적 요소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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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해관계자 참여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개발 방법론 수립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관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

심(User Centered)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의 대비, 대응, 회복 등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실제적

인 문제점(Pain Point) 및 니즈(Needs)에 대해 공감(Empathy)하고 정의(Define)

하는 한편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안전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Ideate)하고 시제품 제작(Prototype) 및 테스트(Test)하는 

더블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프로세스를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그림 3.1 

참고)함으로써 사용자인 안전취약계층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

였다. 

그림 3.1 더블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을 구성하였으며(표 

3.5 참고), 두 차례의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을 진행(그림 3.2 참고, 표 3.6 참

고)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관점에서 현재의 재난대응의 문제점(Pain Point)을 실질

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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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비고

김○○ - 고령자

민○○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장애자녀 부모(중도중복장애)

배○○ - 장애자녀 부모(자폐성장애)

주○○ 중부대학교 강사 초등학교 자녀 부모

박○○ 응암행복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교사

표 3.5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 패널 구성

그림 3.2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 진행 사진

구분 일시 세부내용

1차 

워크숍

5.18(화)

14:00~17:00

• 안전디자인 사용성 분석

  - 맥락적 조사(Contextual Inquary)

  - 퍼소나(Persona)

  -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

2차

워크숍

6.5(토)

13:00~16:00

• 現 안전디자인 문제정의 & 개선 방향성 도출 이슈트리 

(Issue Tree)

• 아이디어 발산(Idea Divergent)

  - 만다라트(Mandal Art)

  - 컨셉 유형화(Idea Grouping)

• 아이디어 수렴(Idea Convergent)

  - 컨셉 속성 분석(Kano Model)

  - 컨셉 우선순위 선정(Position Map)

표 3.6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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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공감하기 단계

안전취약계층들이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대응하는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점들

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맥락적 조사(Contextual Inquiry), 퍼소나

(Persona), 그리고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 등의 방법론을 수행하

였다.

가. 맥락적 조사(Contextual Inquiry) 
맥락적 조사(Contextual Inquiry) 방법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들이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대응하는 상황(Scene)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왜)에 따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맥락적 상황(Scene)을 도출하였다.

안전취약계층들의 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Who)들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소방관, 활동보조인, 부모, 형제 등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3 참고).

그림  3.3 맥락적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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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상황(Scene) 1과 2는 장애인이 발생시 경험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표 

3.7 참조). 맥락적 상황(Scene) 1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재난 발생시 재

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점자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맥락적 상황

(Scene) 2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시설에서 재난 발생시 재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면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구분 맥락적 상황

상황(Scene) 

1

상황(Scene) 

2

표 3.7 맥락적 상황 1과 2



제3장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수립 | 73 

맥락적 상황(Scene) 3과 4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을 보여준다(표 3.8 참

조). 맥락적 상황(Scene) 3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제시하며 

법적 필수인 안전교육을 시키는 상황, 맥락적 상황(Scene) 4에서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쉽게 습득시킬 방법을 고민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

는 상황을 보여준다.

구분 맥락적 상황

상황(Scene) 

3

상황(Scene) 

4

표 3.8 맥락적 상황 3과 4



74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맥락적 상황(Scene) 5와 6은 길거리 보행 중 핸드폰 이용으로 인한 길거리 안

전사고 위험 상황을 보여준다(표 3.9 참조). 맥락적 상황(Scene) 5에서는 장애인

이 등하교 시에 차도에서 걸어가면서 SNS를 올리는 상황, 맥락적 상황(Scene) 6

에서는 어린이가 건널목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구분 맥락적 상황

상황(Scene) 

5

상황(Scene) 

6

표 3.9 맥락적 상황 5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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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퍼소나(Persona) 
맥락적 조사(Contextual Inquiry)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상황(Scene) 

중 안전취약계층들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상황(Scene)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상

황(Scene)을 선택하여 2개의 퍼소나(Persona)를 설정하였다(표 3.10 참고).

구분 내용

퍼소나(Persona) 

1

퍼소나(Persona) 

2

표 3.10 퍼소나(Persona)



76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다.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 
퍼소나(Persona)의 재난에 대응하는 상황을 시계열적 여정(Steps)에 따라 분석

하여 서비스 접점(Touch Point)에서 발생하는 이슈(Issue)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접점에서 경험하는 현재의 감정 상태를 감정 곡선(Emotional Curve)으로 시각화

하여 표현하였다. 이때 감정 곡선은 서비스 기대수준 대비 경험수준 평가(ZoT, 

Zone of Tolerance)를 통해 파악하였다.

고객여정지도 1에서는 재난(화재) 발생시 장애인시설 및 요양원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 여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난(화재) 상황 인지 후 밖으

로 나오는 전 단계(Steps)에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비해 부정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11 참고). 장애인시설 및 요

양원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들은 화제 상황 발생 후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후에도 당황하여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다. 걷지 

못하는 외병변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업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데, 활동보조인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

는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지만 활동보조인이 통화중이어서 허둥대며 왔다 갔다 하거나, 누구에게 

도움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다. 

고객여정지도 2에서는 재난(화재) 발생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활동하는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여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앞 사례와 동일

하게 재난(화재) 상황 인지 후 밖으로 나오는 전 단계(Steps)에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비해 부정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표 3.12 참고). 화재를 인지한 후에 무서워서 구석에 숨거나, 여러 명의 아이들

이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움직일 수 없는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다. 또한 계단을 잘 

내려오지 못하는 영아는 계단 앞에서 멈춰 머뭇거리거나,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며 대피로를 찾는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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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고객여정지도 

1_1

고객여정지도 

1_2

표 3.11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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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고객여정지도 

2_1

고객여정지도 

2_2

표 3.12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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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의하기 단계

공감하기 단계에서 분석한 문제점(Pain Point)을 기반으로 안전취약계층들이 재

난에 대해 대비하고 대응하는 상황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정

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슈트리(Issue 

Tree) 방법론을 수행하였다.

가. 문제정의(Issue Tree)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의 진짜 문제는 ○○○이다”라는 문

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정의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정의 키워드들을 유사성에 기반하여 유형

화한 핵심적인 키워드로 문제를 정의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디자인의 문제는 

① 수준에 맞지 않음(형식적), ② 훈련미비(대응방법 모름), ③ 눈에 잘 안보임(차별

화 안됨), ④ 별로 없음, ⑤ 위험 인식부족, ⑥ 지나친 일반화(단순화), ⑦ 필요장소

에 부재, ⑧ 교육․홍보 부족 등 이었다(표 3.13 참고).

나. 개선 방향성 도출(Issue Tree)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은 ○○○ 해야 한다”라는 문

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개선방안 키워드들을 유사성에 기반하여 

유형화한 핵심적인 키워드로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디자인 개선 방향은 ① 직관성, ② 홍보, ③ 접근성(장소), ④ 상황 및 특성 맞춤 

디자인, ⑤ 차별화, ⑥ 실제 상황 훈련, ⑦ 반복적 훈련 및 교육, ⑧ 눈에 띄게 등 

이었다(표 3.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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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문제정의

키워드

문제정의

유형화

표 3.13 문제정의 이슈 트리 (Issu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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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선 방향성

키워드

개선 방향성

유형화

표 3.14 개선 방향성 도출 이슈 트리 (Issu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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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아이디어 도출 단계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산

(Divergent)하고, 발산된 아이디어 요소(Idea Element)들을 유사성 등을 기준으

로 유형화(Idea Grouping)하여 아이디어 컨셉(Idea Concept)을 도출하였다. 

가. 아이디어 발산(Divergent) : 만다라트(Mandal Art) 
개선 방향성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개선 아이디어들을 

해당 키워드 주위에 써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요소(Idea 

Element)들을 도츨하였다(그림 3.4 참고). 

그림 3.4 아이디어 발산 : 만다라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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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셉 유형화 : 아이디어 그룹핑(Idea Grouping) 
만다라트 방법론을 통해 발산된 아이디어 요소(Idea Element)들을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아이디어 묶음(Idea Unit)으로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된 아이디어 묶음

(Idea Unit)을 대표하는 적절한 명칭(단어 또는 문장)을 붙여 컨셉화하였다(표 

3.15 참고). 

구분 컨셉명 아이디어 요소

1 재난 이모티콘

재난 이모티콘 개발,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재난 상황 픽토

그램에 자신의 얼굴을 넣을 수 있는 움짤, 이모티콘, 움짤 

gif(graphic Interchange Format)

2
1초면 알 수 

있는 안전디자인

쉽고 친숙한 재난 상황 이미지, 선명한 선과 컬러, 간단한(상징

적, 대표적) 문구도 삽입 정형화 된 디자인 지양(차별화), 피카

소 그림처럼 특징적, 상징적 그림으로 화투패 디자인

3
눈에 띄는 

안전디자인

형광 및 야광, 강렬한 색, 차별화된 색, 홀로그램, 벽화, 벽 

부착시 두께감(입체적으로), 스포트라이트(집중화)

4
생활 On-Off 

연계 안전디자인

엘리베이터 · 비상구 계단 등에 안전디자인 게시, 컴퓨터 ·  TV ·

네비게이션 등의 화면을 켜고 끌 때 or 자동차 시동켜고 끌 때 

자동으로 화면 작동

5
내 눈 안에 

안전디자인

마스크에 안전디자인, 휴대폰 켤 때 재난대응법 자동으로 뜨게, 

휴대폰 뒷면 활용, 1가구 1책자 보급, 가이드북 제작

6 재난 캐릭터
재난 캐릭터 개발, 재난별 캐릭터(인형) 제작해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함, 동물캐릭터, 만화캐릭터, 말랑말랑한 젤리 디자인

7

재난 상황별 

차별화된 

안전디자인

상황별 강렬한 컬러 지정, 재난 상황별 픽토그램 구별 가능토록

표 3.15 컨셉 유형화 : 아이디어 그룹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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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컨셉명 아이디어 요소

8
재난 

아이콘(ICON)
재난별 특성을 시각화한 아이콘 개발

9

 재미있는 

재난대응 게임 

콘텐츠 개발

재난대응게임 제작, 대피게임 개발(어몽어스), 방탈출 게임처럼 

현실감 있는 체험, 안전훈련 체엄 팝업존, 재난대응 & 놀이공원 

콜라보, 아바타 가상현실 게임, 화투 게임룰 아이템 활용

10

몸이 기억하는 

재난대응

프로그램

등원, 등교, 출퇴근 시작과 끝 루틴으로 교육,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 개발, 재미있는 훈련법 개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 동화로 제작, 참여형 디자인 활동, 재난대응 노래, 

춤 개발

11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재난대응 홍보

잘생긴 연예인 대형 광고판, 유명 연예인 참여 공익영상 제작, 

건물외벽 전체 24시간 영상 홍보게임, 애니메이션 시청 전 광고

12
영상을 통한 

재난대응

사진(실사) 터치하면 변하는 상황에 따른 영상, 훈련용 영상 제작, 

BTS 따라 훈련하기

13
음성을 통한 

재난대응

음성지원 서비스, 픽토그램 누르면 소리나게, 재난별 알림음 

다르게

14

생애주기별 

일상화된 

재난대응훈련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수업을 통한 반복적 훈련, 생애주기별차별

화된 훈련법, 재난안전 교육훈련 참가증 연계 benefit(세금감면, 

수당제공, 바우처 카드 제공 등)

15
사용자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등) 매뉴얼 다르게, 교사용 교육자료 개발

아이디어 그룹핑을 통해 유형화한 총 15개의 아이디어 컨셉들은 크게 ① 재난 

캐릭터, ② 재난 안전디자인, ③ 재난대응훈련, ④ 홍보 및 매뉴얼 등 4가지 테마

(Theme)로 분류가 가능하다(그림 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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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컨셉 테마  분류 결과

다. 컨셉 이미지 콜라주 

15개 아이디어 컨셉에 대한 구글 검색을 통해 각각의 아이디어 컨셉과 연관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수집하였다(그림 3.6 참고). 이러한 컨셉 이미지 콜라주는 보다 

많은 이미지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3.6 컨셉 이미지 콜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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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전달하기 단계

아이디어 컨셉을 수렴(Convergent)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아이디어 컨셉들의 

속성을 분석하고, 컨셉 적용 우선순위 선정하였다. 

가. 아이디어 컨셉 속성분석 : 카노모델(KANO Model) 
개선 아이디어 컨셉들을 충족 시 만족도와 결핍 시 불만족도를 기준으로 분석하

여, 아이디어 속성들을 일원적(One-Dimensional), 매력적(Attractive), 당연적

(Must-Be), 무관심(Indiferent) 등 총 4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였다(그림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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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카노모델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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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모델 분석 결과 절대적 분석으로는 총 15개의 모든 아이디어 컨셉들이 매력

적(Attractive) 또는 일원적(One-Dimensional) 속성으로 분류되었다. 상대적 분

석으로는 ‘눈에 띄는 안전디자인’, ‘재난 상황별 안전디자인’, ‘음성을 통한 재난대

응’ 등 3개 컨셉이 당연적 속성(Must-Be)으로 분류되었다(그림 3.8 참고). 당연적 

속성의 특성상 이러한 컨셉의 서비스는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생각하

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족도가 커진다. 

그림 3.8 카노모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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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디어 컨셉 적용 우선순위 선정 : 포지션 맵 (Position Map) 
아이디어 컨셉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지표(매력도×실현가능성)를 통

해 분석함으로써 적용할 아이디어 컨셉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그림 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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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포지션 맵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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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컨셉 우선순위 선정 결과, 1순위로는 ‘눈에 띄는 안전디자인’, ‘몸이 기

억하는 재난대응프로그램’, ‘사용자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등 3개 컨셉이 선정

되었다. 재난안전디자인 테마의 아이디어 컨셉 중 우선순위는 ‘눈에 띄는 안전디자

인’(1순위), ‘1초면 알 수 있는 안전디자인’, ‘재난 상황별 차별화된 안전디자인’(이

상 2순위) 등이었다(그림 3.10 참고).

ㄴ

그림 3.10 포지션 맵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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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상징요소 개발 프로세스 수립

본 연구에서는 총 7단계의 프로세스(그림 3.11 참고)를 통해 화재 안전 상징요

소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그림 3.11 화재 안전 상징요소 프로토타입 개발 프로세스

3.3.1 디자인 리서치 단계

화재 안전 픽토그램 상징요소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1단계로 화재 안전 결정

인자인 불꽃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결정인자는 안전 표지 등에 공

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요소이며, 안전 그래픽 심볼에 특정 요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면 서로 연관된 기본 의미를 지시하고 그 이해를 돕는데 효과가 있다. 이러

한 결정인자의 예로는 화재 안전 표지상의 흰색 불꽃 모양을 들 수 있으며, 안전 

그래픽 심볼에 의미를 부가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결정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6). 

본 연구에서는 구글 검색을 통해 불꽃을 키워드로 입력했을 때 도출되는 이미지

를 조사하여 현재 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소방청 및 지역 소방서, 광역 및 기초 



제3장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수립 | 93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기업 등에서 화재 안전 그래픽 심볼로 사용하고 있는 

불꽃 모양을 파악하였다(그림 3.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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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화재 안전 상징요소(불꽃) 이미지 리서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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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조사를 통해 파악한 불꽃 모양을 ‘불꽃 수’와 ‘불꽃 수준’을 기준으

로 3×3 매트릭스 분석한 결과, 매우 다양한 유형의 불꽃 모양들이 화재 안전 그

래픽 심볼 상징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그림 3.13 참고). 

이에 따라 화재 안전 그래픽 심볼 상징요소 통일성이 긴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3.13 화재 안전 상징요소(불꽃) 매트릭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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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디자인 시안 개발 단계

화재 안전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인 불꽃에 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적 특성

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를 작성하였다. 기술표준원의 

공공안내 경고 표지에 사용하는 불곷 형태를 차용하였으며, 위협적인 불꽃으로 보

이기 위해 불꽃의 깊이를 조절하고 곡선 형태를 더 살려 수정하였다. 또한 전체적

인 이미지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 불꽃 수를 조정하였다(그림 3.14 참고). 

그림 3.14 화재 안전 상징요소(불꽃) 디자인 가이드

화재 안전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인 불꽃에 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적 특성

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 시안을 개발하였다. 화재 안

전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인 불꽃을 ① 형태 표현 방식, ② 조형 요소 형태, ③ 색

상(도), ④ 외곽 테두리, ⑤ 문구 활용 등을 기준으로 안전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15 참고). 또한 다른 심

볼 요소와 결합 시 형태 평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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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화재 안전 상징요소(불꽃) 디자인 가이드 시안

그림 3.16 다른 심볼(symbol)과 결합 시 화재 안전 상징요소(불꽃) 디자인 가이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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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태 표현 방식 

형태 표현 방식을 상징적 형태, 추상적 형태, 설명적 형태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

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17 참고).

그림 3.17 형태 표현 방식 디자인 가이드 시안

나. 조형 요소 형태

조형 요소 형태를 선 형태, 면 형태, 선+면 형태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가

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18 참고).

그림 3.18 조형 요소 형태 디자인 가이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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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색상(도)
색상(도)를 1도(색), 2-3도(색), 올컬러(모든 색상 사용)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자

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19 참고).

그림 3.19 색상(도) 디자인 가이드 시안

라. 테두리  방식

테두리 방식을 테두리 있음, 반 테두리, 외곽 테두리 없음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

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20 참고).

그림 3.20 테두리  방식 디자인 가이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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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텍스트 활용 방식

텍스트 활용 방식을 픽토그램 외부 텍스트, 픽토그램 내부 삽입, 텍스트 없음 수

준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21 참

고).

그림  3.21 텍스트 활용 방식 디자인 가이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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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디자인 시안 평가 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결과 형태 표현 방식은 추상적 형태 수준, 조형 요소 

형태는 면 형태 수준, 색상(도)는 올컬러(모든 색상 사용), 테두리 방식은 외곽테두

리 수준, 그리고 텍스트 활용 방식은 픽토그램 외부 텍스트 수준으로 화재 안전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 디자인 기준을 도출하였다(그림 3.22 참고). 

그림 3.22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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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 안전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 디자인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

백을 수렴하였다(그림 3.23 참고). 

그림 3.23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피드백

한편 다른 심볼 요소와 결합 시 형태에 대한 이해관계자 평가 결과 불꽃 형태가 

한쪽으로 잘린 형태 수준으로 디자인 기준을 도출하였고, 다른 심볼 요소와 결합 

시 형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였다(그림 3.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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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다른  심볼(symbol)과 결합 시 디자인 가이드 평가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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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

화재 재난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 디자인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반

영하여 화재 재난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불꽃)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형태 표

현 방법은 반추상적 형태, 조형 요소 형태는 면 형태, 색상(도)는 3가지 색상을 적

용하여 개발하였다(그림 3.25 참고).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불꽃보다는 

사람 머리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뾰쪽하게 올라와 있는 모양의 수를 줄였다. 또

한 3개 이상의 컬러를 사용하기 위해 불곷 수준을 2단에서 3단으로 늘려서 개발

하였다(그림 3.26 참고).

그림 3.25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디자인 가이드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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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시안 디자인 가이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재 재난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불꽃) 프로토

타입 4가지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3.27 참고).

그림  3.27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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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A안

3단의 외부 불꽃 형태를 강조하고, 단순함 속에 약간의 긴장감 부여하였다(그림 

3.28 참고).

  

그림 3.28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A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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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B안
보다 단순한 형태의 불꽃과 일반적인 픽토그램 형식을 적용하였다(그림 3.29 참

고).

  

그림 3.29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B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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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C안
불꽃에 깊이감을 주어 역동적인 긴장감을 부여, 멀리서도 불꽃 형태로 인식이 

쉽게 하였다(그림 3.30 참고).

  

그림 3.30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C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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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D안

가장 역동적인 형태의 불꽃 형태로 외부와 내부의 불꽃 형태와 불꽃 수의 차이

로 역동성을 강조하였다(그림 3.31 참고).

그림 3.31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_ D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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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프로토타입 평가 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을 통해 화재 재난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화재로 인식할 수 있는 불꽃(안)을 선택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A안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그림 3.32 참고). 한편 아동의 경우 B안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장애

인의 경우 A안, C안, D안이 유사하게 선택된 특징이 있었다. 

그림  3.32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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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 재난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

백을 수렴하였다(그림 3.33 참고). A안의 경우 불꽃 모양이 가장 커 보이고 안정

적이며 친숙해서 빠르게 인지하기 좋다는 피드백이, C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곷 모양으로 대형 화재 발생 느낌이 든다는 피드백이 제시되었으

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무섭다는 피드백이 제시되었다.

그림 3.33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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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전문가 피드백 수렴 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을 통해 화재 재난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 A안과 C안이 적합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C안이나 D안에 대해서는 큰불이 났

다고 인지하고 무서워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디자인적으로는 

A안의 형태를 기초로 하되, 단색 구조로 가져가면서 불꽃을 약간 더 섬세하게 표

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3.16 참고). 

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김미림 

자문위원

• 시안들이 피구왕 통키를 연상케 함. 특히 B안. 시안을 보면 재미있게 그

림을 그리고 싶고, 불꽃들을 좀 안전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다는 생

각이 들었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나 초등학교에서 B안을 선택하지 않았

을까 생각함. 

• C안이 소화기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음. 

• C안의 불꽃 모양과 어떤 구조물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경계심이 커지

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음. 

이복실 

자문위원

• A안 하고 C안이 조금 더 불꽃 같은 느낌이었어 마음에 들었음. B안은 튤

립 꽃이 연상됨. D안은 기하학적 그림 느낌도 들었음. 

• A안 하고 C안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화재라고 밑에 글을 쓴

다거나 다른 상징요소(소화기 등)와 함께 적용했을 때 실제로 불꽃으로 

훨씬 더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함. 

• 피구왕 통키 느낌은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을 잘한다면 빠르게 불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음.

• C안의 불꽃 그림만 있을 때는 크기를 좀 더 키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음. 

• C안 가운데 불꽃은 물방울 느낌이 연상됨. 그 부분만 조금 다른 이미지로 

수정하면 좋을 듯함. D안의 노란 불꽃으로 조합해보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보면 좋겠음.

표 3.16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프로토타입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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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노경순 

자문위원 

• 피구왕 통키가 연상되지는 않음. 그림 및 색감 자체가 학교에서 아이들 

재난 교육 할 때 많이 썼던 디자인하고 색감들이어서 친근하게 느껴졌음. 

그래서 B안이 조금 더 아이들이 보기에 조금 단순한 그런 모양이어서 아

이들이 눈에 훨씬 더 많이 띄었을 거라고 생각됨. 

• 어떤 시안이든지 같이 결합된 형태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음. 소화기나 

다른 형태로 복합된 그림들을 픽토그램을 봤을 때 시안이 가장 잘 보여지

는 것 같음.

• 아이들은 불꽃을 단순하게 그릴 때 B안과 같이 그림. C안이나 D안에 대

해서는 큰불이 났다고 인지하고 무서워함. 

• C안의 노랑 불꽃의 경우 물방울 모양보다는 외부의 두 번째나 세 번째 

있는 모양이 조금 축소된 거가 훨씬 더 좋겠음. 

김미옥 

자문위원 

•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피구왕 통키에 대해서 잘 모를 확률이 높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 화재 안전과 관련돼서 친근하게 약간 이미지가 좀 순한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봤을 때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음.

• D안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그냥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음. C안이 조금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 좋았음. A안은 약간 

툴립 같음. 

• C안의 안쪽 노랑 불꽃은 너무 동그랗게 보임. 또한 불꽃의 방향이 동일

한지 다른지에 따라 안정감과 두려움이 달라지는 지점들을 고려해봐도 좋

을 듯함.

• C안 불꽃 옆에 소화기 있는 게 제일 좋았음. 또한 불꽃이 모두 보이지 않고 

측면만 나옴으로써 타오르는 그런 불안감이 조성돼서 제일 마음에 들었음.

• 두 개의 이미지 중에 대상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함. 이 결정인자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미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함. 

최성호 

자문위원 

• 불꽃모양 픽토그램의 개발에 있어 사용목적과 그에 따른 적용성이 중요함

으로, 픽토그램의 적용 대상과 사용 목적이 먼저 결정되어야 함.

• 결정인자 위치 및 형태 관점에서는 대응 도구를 위한 픽토그램이라면 불

꽃의 일부가 잘리더라도 대응 도구의 전체 형태가 모두 보이는 픽토그램

이 적정함.



122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최성호 

자문위원 

• 불꽃을 표현 수준을 3단계까지 가는 방법은 불꽃 자체의 시인성은 좋아

지지만, 적용성은 매우 나빠지므로 사용목적이 먼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함. 소방이나 안전교육 등을 위한 기본 픽토그램으로는 적합하지만, 다른 

소방장비와 사용시는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 불가능함.

• 불꽃 형태의 경우, 대칭보다는 약간의 비대칭이 더욱 현실적일 것으로 사

료됨. A안의 형태를 기초로 하되, 단색 구조로 가져가면서 불꽃을 약간 

더 섬세하게 표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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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프로토타입 최종(안) 개발 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화재 재난 그래픽 심볼 

결정인자 프로토타입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한 그리드 가이드를 작성하였다(그림 

3.34 참고).

그림 3.34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안) 그리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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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안)의 템플릿 및 문자 사용 가이드를 작성

하였다(그림 3.35 참고).

그림 3.35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안) 템플릿 및 문자 사용 가이드

]

가.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안)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그림 3.36 참고).

그림 3.36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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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안) _ 다른  심볼(symbol)과 함께 사용 시

소화기 등 다른 심볼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화재 재난 상징요소(불꽃) 최종

(안)을 작성하였다(그림 3.38 참고). 이 경우 1도 작업 시 불꽃 모양의 삼중 구조 

때문에 형태가 왜곡되어 불꽃 모양으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인지성 향상을 위해 불꽃 수준을 기존 3단이 아닌 2단으로 적용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그림 3.37 참고).

그림  3.37 다른  심볼(symbol)과 함께 사용 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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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4.1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행동요령 단계별 안전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는 총 6단계의 프로세스(그림 4.1 참고)를 통해 장애인 화재 재난대

응 행동요령 단계별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그림 4.1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행동요령 단계별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프로세스

4.1.1 안전디자인 기준 시안 개발 단계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적용할 안전디자인에 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인

지적 특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 시안을 개발하였다. 

픽토그램의 특징(그림 4.2 참고)을 기본으로 ① 형태 표현 방식, ② 조형 요소 형

태, ③ 색상(도), ④ 외곽 테두리, ⑤ 문구 활용 등을 기준으로 안전취약계층 특성

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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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픽토그램의 특징

그림 4.3 디자인 가이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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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태 표현 방식 

형태 표현 방식을 상징적 형태, 추상적 형태, 설명적 형태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

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4.4 참고).

그림  4.4 형태 표현 방식 디자인 가이드 시안

나. 조형 요소 형태

조형 요소 형태를 선 형태, 면 형태, 선+면 형태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가

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4.5 참고).

그림  4.5 조형 요소 형태 디자인 가이드 시안



132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다. 색상(도)
색상(도)를 1도(색), 2-3도(색), 올컬러(모든 색상 사용)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자

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4.6 참고).

그림  4.6 색상(도) 디자인 가이드 시안

라. 테두리  방식

테두리 방식을 테두리 있음, 반 테두리, 테두리 없음 수준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4.7 참고).

그림 4.7 테두리 방식 디자인 가이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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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텍스트 활용 방식

텍스트 활용 방식을 픽토그램 외부 텍스트, 픽토그램 내부 삽입, 텍스트 없음 수준

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한 시안을 개발하였다(그림 4.8 참고).

그림 4.8 텍스트 활용 방식 디자인 가이드 시안

4.1.2 안전디자인 기준 평가 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그림 4.9 참고)을 통해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적용할 안전디자인 기준을 평가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4.9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사진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결과 형태 표현 방식은 추상적 형태 수준, 조형 요소 

형태는 선+면 형태 수준, 색상(도)는 2-3도(색) 수준, 테두리 방식은 테두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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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그리고 텍스트 활용 방식은 픽토그램 외부 텍스트 수준으로 안내서에 적용

할 안전디자인 기준을 도출(그림 4.10 참고)하고 피드백을 수렴하였다(그림 4.11 

참고). 

그림  4.10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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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피드백

4.1.3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적용할 안전디자인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적용할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현재 문자 중심으로 제작되어있는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대해 입찰 시 

제시했던 픽토그램 안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또

한 픽토그램을 추가해서 장애인용 및 지원자용으로 한 페이지씩 배치, 눈에 잘 띄

는 고딕 볼드체 사용, 화재발생전 / 발생시 / 발생후 단계가 잘 보이게 붉은색 박

스로 구분, 핵심 권고 사항을 눈에 잘 띄는 붉은색으로 구분하는 등 안내서 레이

아웃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그림 4.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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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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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전문가 피드백 수렴 단계

안전취약계층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적용할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에 대해 전

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핵심적인 자문내용은 ① 글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도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교육 가능토록 개발, ②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아동 

대상 공통적 요소와 차별적 요소 고려, ③ 그림과 함께 글도 병행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④ 시각화된 책자 만드는 것과 외부 공간에 부착할 픽토

그램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 고려, ⑤ 집에 계시는 노령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필요 등 이었다(표 4.1 참고).

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노경순 

자문위원

• 아동 관점에서 이모티콘 활용 재난에 관한 안내 바람직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자료가 필요

• 글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도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교육 가능했으면 좋겠

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불이 나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장

의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놓는다거나 그걸 줘서 가정에 가서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글을 읽을 수 없는 아이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볼 수 없는 아이들은 어

떤 벨이나 이런 것들을 손 위치에다 놔서 누르면 음성적으로 들을 수 있으

면 좋겠음

김미옥 

자문위원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아동 대상 공통적 요소와 차별적 요소에 대

한 전체 그림이 있으면 좋겠음. 

• 연구결과가 책자 발간 또는 화장실 · 비상계단 등에 부착할 것인지 결정 필요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종류가 법적 장애인. 발달장애인, 인지장

애인의 경우 다른 대상과의 차별화 필요. 

• 연구 범위가 너무 방대하며 연구 범위를 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음.

• 책자로 만들 것인가 붙일 것인가 결정이 돼야 함. 

• 시설하고 재가를 포괄하면 연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음.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음.

• 이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픽토그램들 존재하지

만,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상

황에서 새롭게 개발돼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

표 4.1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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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김미옥 

자문위원

• 화재 관련해서 예방과 대응 관련 콘텐츠를 나누는 게 필요.

• 외국에 가보면 안전 관리나 대피하는 딱 한 장으로 된 간단한 자료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어 있음. 딱 한 장으로 개발해 붙일 수 있도록 하면 

파급 효과 클 것. 

• 한 장을 만드는데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누르거나 촉감을 통해 알 수 있거

나,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은 누르면 설명이 말로 전달되는 방식 등 기존과 

차별화 필요.

이복실 

자문위원 

• 발달장애인 1인 독거의 경우 위급한 순간에 책자를 활용하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음.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눈 앞에서 바로 보고 1초면 알 

수 있는 안전디자인 중요.

•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교육과 안내 등 병행이 중요.

•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촉각이나 다른 이미지 병행 필요.

• 문맹이신 분들을 고려 그림과 함께 글도 병행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 콘텐츠가 많고 부피가 있는 연구 성과물 보다는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

• 보고서의 콘텐츠는 최소화하고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늘 자주 활용

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한 장의 시트를 개발하는 데 방점을 두면 좋은 성과

물이 나올 수 있을 것.

최성호 

자문위원 

• 방대한 연구보다는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게 효과적

• 화재라는 특성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과 특성이 제한됨. 지하상가 화재 발

생시 처음에 시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소리에 반응. 이후 눈에 띄었던 비

상구에 대한 픽토그램 위치 기억. 이 상황에서 어떤 색채를 쓰느냐가 매우 

중요.

• 옥외 공간 태양광 하에서는 녹색에 흰색이 제일 빨리 보임. 예를 들면 도

로교통 표지판. 관념적으로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잘 보일 것 같지만 시

인지 특성상 녹색에 흰색이 더 빨리 보임.

• 지하 공간에서는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는 노란색이 훨씬 더 빨리 보임

• 소화전의 경우 바깥쪽에 소화전 사용법이 부착되어 있어 문을 열면 벨브를 

왼쪽으로 돌린지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모르는 상황 직면하여 주저하게 되

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됨. 

픽토그램 하나만 붙어 있으면 초기 진압 가능.



제4장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 139 

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최성호 

자문위원 

• 소화기 위치도 우리나라는 바닥에 있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허리 높이 이상

에 위치함.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은 화재에 대응하는 행동은 불가능하

며 대피만 잘 해야 됨. 여성의 경우도 화재를 끈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 

따라서 성인 남자 기준으로 눈높이에서 잘 보이는 위치의 픽토그램이 있어

야 함.

• 안전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눈에 띄는 걸 누구를 위해서 어떤 조건에서 해야 

하는지 정해야 함. 시각화된 책자 만드는 것과 외부 공간에 부착할 픽토그

램 만드는 것은 전혀 다름.

• 소방청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 사업 진행 중. 현

재는 경보기만 붙여주고 가니까 본인도 주변 사람도 사용할 줄 모름. 여기

에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주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

와 실증적인 결과가 나올 것. 

김미림 

자문위원 

• 치매 환자 어르신이 집에 혼자 계시는 경우에는 색이나 선 이런 거를 전혀 

구분을 못함.

• 시설 고령 노약자분들은 매뉴얼들을 교육을 해서 요양사분들하고 같이 움

직이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데 반해 집에 계시는 노령자분들은 전

혀 활동을 할 수 없음. 

•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음.

• 새로운 걸 자꾸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수

정,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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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최종(안) 개발 단계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적용할 주요 내용 16개에 대한 안전디자인(픽토

그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장애인의 화재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화재 발생 

전, 화재 발생시, 화재 발생 후 등 화재 발생 단계별로 순서에 따라 안전디자인(픽

토그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화재 발생 전 4가지 

상황, 화재 발생시 9가지 상황, 그리고 화재 발생 후 3가지 상황을 핵심적인 사항

으로 선정하여 안전디자인(픽토그램)을 개발하였다(표 4.2 참고).

상황 순서 픽토그램 제작을 위한 안내서 주요 내용(총 16개)

1. 

화재

발생 전

1-1

• 시설의 비상구 위치 및 대피경로 등을 숙지한다.

  ※ 시각장애인 : 시설의 점자 블록 및 핸드레일 촉지판을 항상 확

인하여 비상구 및 대피로의 위치를 확인한다.

1-2
• 화재 발생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한다.

1-3

• 장애인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

하도록 한다(안전카드 내용 : 이름, 나이, 주소, 혈액형, 장애이력과 

필요한 지원 내용, 가족관계 및 긴급연락처, 다니는 병원 및 복용

하고 있는 약에 관한 기록 등).

1-4

• 장애인은 비상용 키트를 소지하도록 한다(비상용 키트 : 상시 복용

하는 약, 마스크, 장갑, 보조배터리,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

루라기 또는 피리, 신분증 등).

2. 

화재

발생시 

2-1

•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최대한 신

속하게 대피한다.

  ※ 화재경고음, 안내방송, 비상벨 등을 통해 화재 인지 시 신속하

게 대피한다.

표 4.2 픽토그램 제작 안내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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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순서 픽토그램 제작을 위한 안내서 주요 내용(총 16개)

2. 

화재

발생시 

2-1-1

※ 자력대피가 가능한 경우 : 

  - 저시력 장애인/지적 · 자폐성/그밖의 장애인의경우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대피경로를 따라 대피한다.

  - 지체 · 뇌병변 : 이용 가능한 보조기구(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등)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대피경로를 따라 대피한다.

  - 수평이동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 가장 빠른 시

간 내 자신의 의지로 몸을 끌거나 기어서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

한다.

2-1-2

※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

  - 수직이동이 휠체어 및 보 조기구로 어려운 장애인 :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 대피한다. 

  - 전맹 장애인/지적·자폐성/지체·뇌병변/그밖의 장애인의 경우 본

인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대피한다.

  - 수직이동이 휠체어 및 보조기구로 어려운 장애인 : 지원자의 도

움을 받아 대피한다.

2-2

•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 큰 소리를 

내거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2-3 • 가능한 경우 119에 신고한다.

2-4
•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

한다.

2-5
• 연기가 많을 때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

피한다.

2-6
• 밖으로 대피하는 출구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창문 및 베란다에서 

구조 요청을 한다.

2-7
•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구조

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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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순서 픽토그램 제작을 위한 안내서 주요 내용(총 16개)

3. 

화재

발생 후

3-1 • 대피한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3-2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3-3
• 장애인은 안전카드를 지원자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

어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안전디자인(픽토그램) 프로토타입 기본 규격 및 색채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

다 (그림 4.13 참고).

그림 4.13 안전디자인(픽토그램) 프로토타입 기본 규격 및 색채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한 안전디자인(픽토그램) 프로토타입의 테두리는 ① 지시의 

경우 파란색 테두리, ② 안전의 경우 녹색 테두리, ③ 금지의 경우에는 금지사항을 

지시한다는 의미에서 파란색 테두리 및 금지표시를 적용하였다(표 4.3 참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16개의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에 적용할 주요 픽토그램을 개

발하였다(그림 4.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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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안전 금지

표 4.3 픽토그램 프로토타입 테두리

그림 4.14 안전디자인(픽토그램) 프로토타입 16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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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발생 전 : 픽토그램 _ 1-1 

시설의 비상구 위치 및 대피경로 등을 숙지한다(그림 4.16 참고).

그림 4.15 픽토그램 _ 1-1 개발 과정

그림 4.16 픽토그램 _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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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발생 전 : 픽토그램 _ 1-2

화재 발생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서로의 연락

처를 공유한다(그림 4.18 참고).

그림 4.17 픽토그램 _ 1-2 개발 과정

그림  4.18 픽토그램 _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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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발생 전 : 픽토그램 _ 1-3

장애인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도록 한다(그

림 4.20 참고).

그림 4.19 픽토그램 _ 1-3 개발 과정

그림 4.20 픽토그램 _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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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 발생 전 : 픽토그램 _ 1-4

장애인은 비상용 키트를 소지하도록 한다(그림 4.22 참고).

그림 4.21 픽토그램 _ 1-4 개발 과정

그림 4.22 픽토그램 _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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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1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

한다(그림 4.24 참고).

그림 4.23 픽토그램 _ 2-1 개발 과정

그림  4.24 픽토그램 _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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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1-1

자력대피가 가능한 경우(그림 4.26 참고).

그림 4.25 픽토그램 _ 2-1-1 개발 과정

그림 4.26 픽토그램 _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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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1-2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그림 4.28 참고).

그림 4.27 픽토그램 _ 2-1-2 개발 과정

그림 4.28 픽토그램 _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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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2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 큰 소리를 내거나 신호

를 보낼 수 있는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그림 4.30 참고).

그림 4.29 픽토그램 _ 2-2 개발 과정

그림 4.30 픽토그램 _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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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3

가능한 경우 119에 신고한다(그림 4.32 참고).

그림 4.31 픽토그램 _ 2-3 개발 과정

그림 4.32 픽토그램 _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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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4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그림 4.34 참고).

그림 4.33 픽토그램 _ 2-4 개발 과정

그림 4.34 픽토그램 _ 2-4



154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11)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5

연기가 많을 때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그림 

4.36 참고).

그림 4.35 픽토그램 _ 2-5 개발 과정 

그림  4.36 픽토그램 _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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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6

밖으로 대피하는 출구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창문 및 베란다에서 구조 요청을 

한다(그림 4.38 참고).

그림 4.37 픽토그램 _ 2-6 개발 과정

그림 4.38 픽토그램 _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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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 발생시 : 픽토그램 _ 2-7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그림 4.40 참고).

그림 4.39 픽토그램 _ 2-7 개발 과정

그림 4.40 픽토그램 _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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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 발생 후 : 픽토그램 _ 3-1

대피한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린다(그림 4.42 참고).

그림 4.41 픽토그램 _ 3-1 개발 과정

그림 4.42 픽토그램 _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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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 발생 후 : 픽토그램 _ 3-2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그림 4.44 참고).

그림 4.43 픽토그램 _ 3-2 개발 과정

그림  4.44 픽토그램 _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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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 발생 후 : 픽토그램 _ 3-3

장애인은 안전카드를 지원자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어 필요한 도

움을 받는다(그림 4.46 참고).

그림 4.45 픽토그램 _ 3-3 개발 과정

그림  4.46 픽토그램 _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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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디자인 적용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행동요령 단계별 안전디자인 프로토

타입 16개를 적용하여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4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① 픽토그램을 추가해서 장애인용 및 지원자용으로 

한 페이지씩 배치, ② 눈에 잘 띄는 고딕 볼드체 사용, ③ 화재 발생 전,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후 단계가 잘 보이게 붉은색 박스로 구분, ④ 핵심 권고 사항을 눈

에 잘 띄는 붉은색으로 구분하는 등 안내서 레이아웃을 개선하였다(그림 4.47 참

고).

그림 4.47 안내서 레이아웃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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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장애인용 및 지원자용 내용 분리  배치

기존 한 페이지에 함께 배치되어있던 장애인용과 지원자용 내용을 장애인용 페

이지와 지원자용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분리하여 배치하였다(표 4.4 참고). 

기존 안내서

개선 안내서

표 4.4 장애인용과 지원자용 내용 분리  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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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화재 발생 단계 붉은색 박스 구분

기존 녹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던 화재 발생 전, 화재 발생시, 화재 발생 후 단

계 부분을 붉은색 바탕의 박스로 처리하고 흰색 글씨로 개선하였다(표 4.5 참고).

기존 안내서

개선 안내서

표 4.5 화재 발생 단계 붉은색 박스 구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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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핵심 권고사항 붉은색 글씨로 구분

기존 모두 검은색 글씨로 작성된 내용 중 핵심 권고사항 부분을 붉은색 글씨로 

구분하여 강조하였다(표 4.6 참고).

기존 안내서

개선 안내서

표 4.6 핵심 권고사항 붉은색 글씨로 구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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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5.1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 특성

을 분석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 특성 및 안전디자인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한 문헌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은 시각정보 인지의 어려움, 이동(계단 이용)의 어려움, 의미 의사소

통의 어려움 등 신체 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보의 인지에 대한 취약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이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수단

으로 충분히 제공되어 재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신체 기능의 성숙도 수준으로 인해 정보의 인지에 대한 취약성

이 발생한다. 따라서 색채인지 발달연령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

신적, 감성적 형태에 맞는 알맞은 디자인을 해야 한다. 시각매체는 위계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색채를 사용하고,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재미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신체 기능의 노화로 인해 정보의 인지에 대한 취약성이 발생한다. 

노인의 시각 기능의 경우는 가까이 보는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는 특성, 시

야의 범위가 축소되고 직관적인 의미 인지가 저하되는 특성, 그리고 색채 

식별능력이 저하되는 특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난정보 제공 시 식별성, 

이해의 용이성, 주목성 등을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 

즉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은 신체적 특성, 상황 인식능력 등이 

떨어져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낮아 재난 발생시에 재난대응에 취약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디자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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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5가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① 이동의 어려움

이 있는 지체ㆍ뇌병변장애인ㆍ노인ㆍ아동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계단(수직) 이동 어

려움이 있는 지체ㆍ뇌병변장애인ㆍ노인ㆍ아동을 고려해야 한다. ③ 의사소통의 어

려움이 있는 지적ㆍ자폐성장애ㆍ노인을 고려해야 한다. ④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 ⑤ 시각적 정보습득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나 사회적 약자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안전디자인 시각화 자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애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발하고자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참여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디자인의 문제는 ① 수준에 맞지 않음(형식적), ② 훈

련미비(대응방법 모름), ③ 눈에 잘 안보임(차별화 안됨), ④ 별로 없음, ⑤ 

위험 인식부족, ⑥ 지나친 일반화(단순화), ⑦ 필요장소에 부재, ⑧ 교육․홍
보 부족 등으로 정의되었다.

둘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선 방향은 ① 직관성, ② 홍보, ③ 접

근성(장소), ④ 상황 및 특성 맞춤 디자인, ⑤ 차별화, ⑥ 실제 상황 훈련, 

⑦ 반복적 훈련 및 교육, ⑧ 눈에 띄게 등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컨셉으로는 ① 재난 캐릭터, ② 재난 안

전디자인, ③ 재난대응훈련, ④ 홍보 및 매뉴얼 등 4가지 테마(Theme)를 

기준으로 총 15개 컨셉으로 도출되었다. 재난 캐릭터 테마에는 재난 이모

티콘, 재난 캐릭터, 재난 아이콘(ICON) 등 3개 컨셉, 재난 안전디자인 테

마에는 1초면 알 수 있는 안전디자인, 눈에 띄는 안전디자인, 생활 

On-Off 연계 안전디자인, 내 눈 안에 안전디자인, 재난 상황별 차별화된 

안전디자인 등 5개 컨셉, 재난대응훈련 테마에는 재미있는 재난대응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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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몸이 기억하는 재난대응프로그램, 영상을 통한 재난대응, 음

성을 통한 재난대응, 생애주기별 일상화된 재난대응훈련 등 5개 컨셉, 그

리고 홍보 및 매뉴얼 테마에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재난대응 홍보, 사

용자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등 2개 컨셉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카노모델 분석을 통해 15개 컨셉에 대한 속성을 분류한 결과, 절대적 분

석으로는 모든 아이디어 컨셉들이 매력적(Attractive) 또는 일원적

(One-Dimensional) 속성으로 분류되었지만, 상대적 분석으로는 ‘눈에 띄

는 안전디자인’, ‘재난 상황별 안전디자인’, ‘음성을 통한 재난대응’ 등 3

개 컨셉이 당연적 속성(Must-Be)으로 분류되었다. 즉 이러한 컨셉들은 당

연하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만족도를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족도가 커

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섯째, 아이디어 컨셉들을 대상으로 매력도와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컨셉 우선순

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로는 ‘눈에 띄는 안전디자인’, ‘몸이 기억하는 

재난대응프로그램’, ‘사용자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등 3개 컨셉이 선

정되었다. 재난안전디자인 테마의 아이디어 컨셉 중 우선순위는 ‘눈에 

띄는 안전디자인’(1순위), ‘1초면 알 수 있는 안전디자인’, ‘재난 상황별 

차별화된 안전디자인’(이상 2순위) 등이었다.

결국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들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1초면 알 수 있는) 

눈에 띄는 재난 상황별 차별화된 안전디자인’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각 재난 유형별 차볍화된 상징요소 개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 재난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화재 재난 상징요소를 개발하였으며, 다른 재난 유형의 상징요소를 개발하

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현재 문자 중심으로 제작된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의 

주요 내용 중 화재 발생 전 4가지 상황, 화재 발생시 9가지 상황, 그리고 화재 발



170 |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생 후 3가지 상황 등 총 16개 상황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선정하여 안전디자인(픽

토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안내서의 시인지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켰다.

5.2 향후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추진 과제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현재 재난대응

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개선 아이디어 컨셉을 도출하고 적용하여, 화재 재난에 대한 

상징요소 및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성

과가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 취약성 요소가 서로 다

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취약계층을 포

괄하는 보편적인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아동, 노인 

등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안전디자인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안전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

다.

또한 모든 재난 유형별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진, 해

일,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과 화재, 븡괴,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 안전취약계층

의 관점에서 재난대응에 취약성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한 안전디

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한 안전디자인 안내서 프로토타입은 안전취약계층

을 기준으로는 장애인, 재난 유형을 기준으로는 화재 재난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인과 화재 재난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의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노력

하였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이외의 안전취약계층 및 화재 이외의 재난 유형에 대

한 안전디자인 개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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