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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타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타인과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팔목 보호대 형태의 Google Cloud 

Speech API 기반 점자 단말기를 제안한다. 점자 단말기에는 심박, 온도, 인바디 센서를 부착하여 착

용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한다. 또한 타인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점자 출력 닷 셀 6 개와 점자 입력버

튼을 2 X 3 형태로 배치하여 STT 를 통해 타인의 음성을 점자형태로 출력하여 읽거나 점자를 입력

하여 TTS 를이용해 타인에게 스피커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청각 중복 장애인

들은 타인과 실시간 의사소통과 정보 취득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 

 

1. 서론 

시청각 중복 장애인(Deaf-Blindness)은 일반적으로 

시각 및 청각 기능의 동시적인 손상으로 인해 시·청

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수가 5 천명

에서 1 만여명 정도로 추정되지만[1]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3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료적 

접근성의 열악,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 ·정서적의 불

안감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3 가지 고충을 중점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의료적 접근성은 장치에 심박, 체온 

등 건강 센서를 부착하여 건강 데이터를 수집 후 데

이터를 분석하여 현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말기의 가격을 하락시켜 구입에 대한 부

담감을 낮춘다. 심리 · 정서적의 불안감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여 음성 인식을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

한다. 건강상태, 타인의 음성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 

24 명을 조사해 정보를 얻는 방법 중 가장 높은 방법

으로 채택된 점자(45.8%)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

다[1]. 

 

2. 관련연구  

2.1 점자 단말기 

점자 정보 단말기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

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문자나 이미지를 점자로 

상호 호환해주는 장치이다. 

 기존의 점자 단말기의 경우 점자 구현, 유지 시에 

지속적으로 전력소모가 되는 Piezoelectric Type Actuator

를 사용하여 단말기의 크기가 휴대용으로 개발하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기업 닷에서 (가로:1.24cm, 

세로:0.756cm, 두께:0.43cm)의 소형 셀의 원가를 1/10

수준으로 절감해 휴대성을 극대화 시키고 비용을 극

소화 시킨 닷워치를 개발하였다[2].  

 
(그림 1) (좌 닷셀) (우 닷워치). 

본 논문에서는 닷워치에 쓰이는 부품인 닷에서 개

발한 닷 셀을 이용하여 휴대성이 높은 새로운 형태의 

점자 단말기를 제시한다.  

2.2 STT (Speech To Text) & TTS (Text To Speech) 

STT 란 음성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

을 말한다[3]. 대표적인 STT API 는 다음, 네이버, 

구글의 API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글의 Google 

Cloud Speech[4]가 표준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

여주어 구글 API 를 채택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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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는 반대로 문자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

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자

체에 내장되어 있는 Google TTS API 를 사용한다. 

3. 장치 구현 

단말기는 통풍과 장기간 착용에 무리가 없도록 냉감 

섬유를 사용하여 손목 보호대의 형태로 제작한다. 장

치의 상단부는 점자 출력부로 닷 셀을 총 6 개를 가

로로 연결 부착하는데 형태는 그림 2 의 좌상단에 해

당한다. 장치의 하단부는 점자 입력부로 버튼을 2X3

형태로 배치하여 점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스마트 점자 팔목 보호대 

점자 입력의 엔터, 점자 출력의 넘기기를 위하여 손

목 안쪽에 버튼을 부착하여 간단한 손목 꺽기 동작으

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건강 데이터 수집

을 위해 심박, 온도, 인바디 센서를 부착한다. 마지막

으로 단말기과 스마트폰 간의 통신을 위해 블루투스 

모듈을 부착한다. 

3.1 SST 를 이용한 점자 출력 

(그림 3)의 순서도와 같이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

해 녹음된 타인의 음성데이터를 Google Cloud Speech 

API 를 사용해 문자 데이터로 변환된다. 문자 데이터

는 점자 데이터로 변환된다. 점자 데이터는 블루투스

를 통해 스마트 점자 손목 보호대로 전송하여 상단부

의 점자 출력부에서 점자를 출력해준다. 점자를 읽은 

후 손목 꺾기 동작을 통하여 버튼이 눌려지면 다음 

점자가 출력이 된다. 

 
(그림 3) 점자 출력 순서도 

3.2 TTS 를 이용한 음성 출력 

(그림 4)의 순서도와 같이 점자 단말기를 통해 점자

를 입력하고 손목 버튼을 이용해 짧게 입력하면 뛰어

쓰기가 된다. 입력이 끝나게 되면 버튼을 1 초간 눌

러 점자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문자 데이

터로 변환시킨 후 Google TTS API 를 사용해 음성 데

이터로 변환한다. 변환된 음성 데이터는 스마트폰 스

피커를 통해 출력된다. 

 
(그림 4) 점자 입력 순서도 

4.결론 및 기대효과 

본 단말기가 사회에 도입된다면 시청각 중복 장애

인이 스마트폰과 본 단말기를 연결하여 스마트폰 속

의 정보를 점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활동

보조인의 부재시에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심리

적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기존의 점자 단말기의 휴대성이 떨어지

거나 실시간 소통의 기능이 부재하여 시청각 중복 장

애인의 독립적인 외부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

다. 

또한 안내견의 배고파, 아파, 놀자 버튼 훈련을 받게 

하여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점자로 착용자에게 전달

해 안내견과의 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여 우울증 등 병리

적인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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