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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운동 선수와 일반 대학생 남녀를 대상으로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동체 시력과 동적 입체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양안의 정지 시력

이 1.0 이상인 대전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20명과 건양대학교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

작한 회전 거울식 동체 시력 측정장치와 동적 입체시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지 시력, 동체 시력, 정적ㆍ동적

입체시를 측정하였다. 결과: 운동 선수군과 일반 남자군, 일반 여자군에서 정지 시력과 정적 입체시에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동체 시력은 세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운동 선수군에서 가장 높은 동체 시력

을 나타내었고, 일반 남자군, 일반 여자군 순으로 동체 시력이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일반 남자군과 일반 여자군

의 동적 입체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동 선수군은 이 두 그룹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동

적 입체시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

한 분야에 동체 시력과 동적 입체시 검사를 응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정지 시력, 동체 시력, 스포츠 비전, 정적 입체시, 동적 입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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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

터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 중에서도 시각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각 기능은 주위 상황의 변화에 반응하

여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한 스포츠 수행능력에 있어서 필

수적이다[1]. 

시력(visual acuity, VA)은 크게 정지 시력(static visual

acuity, SVA)과 동체 시력(dynamic visual acuity, DVA)으

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시력은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타겟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2] 정지 시력

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정지 시력은 원거리(6 m) 또

는 정해진 거리에서 측정되며 이는 선수들의 시력 검사에

있어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2-4]. 그러나 스포츠에서는 정지

되어 있는 물체를 보는 경우보다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식별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스포

츠를 할 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운동선수에

게 매우 중요하다. 이와같이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인

식하는 능력을 동체시력이라 하는데, 정지 시력이 20/10인

선수라도 좋은 동체 시력을 갖지 못하고서는 최상의 플레

이를 할 수 없다[5,6]. 특히 야구, 배구, 핸드볼, 테니스, 탁

구 등과 같이 빠른 속도의 물체를 추적해야 하는 종목의

운동선수 및 경기심판은 우수한 동체 시력이 요구된다. 따

라서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동체시력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7]. 

하지만, 동체 시력의 측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측정시스

템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동체 시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기계제작의 여건 미비, 전문인 부족 등

의 이유로 거의 없는 편이다[5,7].

한편, 입체시(stereopsis)는 망막 시차(retinal disparity)에

의한 양안의 심도 지각 능력(depth perception)을 의미한

다[8]. 입체시 검사는 임상적으로 사시, 약시, 부동시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중요한 양안 시기능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의 하나로서, 이는 복잡한 시각 표현과 손과 눈의 협

응(hand-eye coordination)과 관련된 작업에 있어 매우 중

요하다[9]. 시력과 마찬가지로 입체시도 정적 입체시(static

stereoacuity)와 동적 입체시(dynamic stereoacuity)로 구분

할 수 있다. Pettigrew는 양안 망막의 수평시차의 변화에

만 반응하는 신경원(neuron)이 있음을 보고하고 이러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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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체시를 관장하는 신경원의 경로와 그 위치는 정적

입체시를 관장하는 곳과는 다름을 제시한 바 있다[10]. 시

로(visual pathway)에 대한 연구의 발달로 인하여 두 기능

이 서로 다른 경로를 밟는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정적 입

체시는 작은 세포길(parvocellular pathway)을 따르고, 동

적 입체시는 큰 세포길(magnocellular pathway)를 따른

다[11]. 작은 세포길은 높은 공간주파수를 가진 시자극, 정

지해있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자극, 또는 색 자극에 반응하

는 반면, 큰 세포길은 낮은 공간주파수를 가진 시자극, 빠

른 속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12]. 현재 사용되고

있는 Lang, Randot, TNO stereotest 등은 모두 정적 입체

시 검사로 정지되어 있는 시표를 배경으로부터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13]. 그러나, 동체 시력과

마찬가지로 동적 입체시는 표준이 되는 검사 방법이 마련

되지 않았으며, 검사 기기의 미비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구 선수와 일반 대학생 남녀를 대

상으로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 그리고 정적 입체시와 동

적 입체시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동체 시력과 동

적 입체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양안의 정지 시력이 1.0 이상이고, 양안시에

문제가 없으며, 안질환이 없는 대전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20명과 대학생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야구 선수군의 평균 나이는 18.1±0.97세, 일반 남학생군

은 21.9±1.65세, 일반 여학생군은 20.1±1.91세였다.

2. 측정 방법 

1) 정지 시력 검사

검사에 앞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21 항목 검사를 실

시하여 동체 시력과 동적 입체시에 영향을 줄만한 양안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완전 교정값으로 교정

시킨 후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다. 

정지 시력은 5 m 거리에서 phoropter와 chart projector를

이용하여 단안, 양안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2) 동체 시력 검사

동체 시력은 이명하 등[7,14,15]의 방법에 근거하여 연구자

가 직접 제작한 회전 거울식 동체 시력 측정 장치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체 시력 측정 장치는 국외에서는 Joanne과 Bruce[16],

Janan과 Robert[17]가 사용한 것과 유사하며, 국내에서는 이

명하, 안병철[5], 임인수[18], 조근종[19], 윤건중[20] 등에 의해

사용된 것과 같은 원리로 제작되었다. 피검자와 스크린의

거리는 2 m로 하였으며,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임의의 Landolt C 시표를 회전거울에 입사시켜 반경

1.5 m 떨어진 스크린에 투사되도록 하였다. 회전거울은 회

전속도를 1 rpm(revolutions per minute) 단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저속 회전모터에 장착하였으며, 최고 70

rpm(420 deg/sec)까지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

크린은 빛반사나 상의 왜곡 현상이 없도록 백색 아크릴판

을 이용하여 지면과 수직을 이루는 원주면 형태로 제작하

였다. 

Landolt C 시표의 뚫린 방향은 상, 하, 좌, 우 4가지 방

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크린 위에 투사되었을 때의 직경

이 3.75 cm가 되도록 하여 2 m 거리에서 0.8 시표의 직경

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측정실의 조명은 외부의 빛을 최대로 차단시켜 가능한

콘트라스트(contrast)가 높은 상태로 유지하였고, 측정실

안의 조도는 200 Lux로 일정하게 하였다. 또한, 머리 고정

대가 부착된 테이블을 사용하여 동체 시력을 측정하는 동

안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양안의 안구운동만

으로 시표를 판별하도록 하였다. 

시표의 이동속도는 speed controller에 의해 40 rpm(240

deg/sec)에서 시작하여 1/100 단위로 회전속도를 점차 감

소시켜 피검자가 시표의 방향을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

때의 rpm을 기록하였다. 3~5회의 연습을 거친 후, 본 실

험을 같은 방법으로 5회 실시하여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뺀 3회의 평균으로 점수화하였다[5].

3) 정적 입체시 검사

정적 입체시는 일반적인 입체시 검사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입체시까지 측정 가능한 Bernell사의 Random Dot

2 Acuity Test with Lea Symbols을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dynamic visual acuit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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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itimus fly test나 Randot stereo test

등의 경우에는 최고 16''까지 측정 가능한 반면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입체시 검사는 12.5''까지 측정 가능하였다. 

4) 동적 입체시 검사

동적 입체시 검사는 임기환[13,21] 등의 연구에 근거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화면으로부터 눈의 거리는 1 m로 하고, 머리가 좌우로

이동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사용

된 입체 시표는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하늘색과 분홍색의

2개의 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있도록 구성되었다. 피

검자가 Red-Blue 안경(Stereo Optical Co., Inc, USA)을 착

용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 적색 필터로는 분홍색 원을

보지 못하고 하늘색 원만을 인지하게 되고, 파란색 필터로

는 하늘색 원을 보지 못하고 분홍색 원만을 인\지하게 되

어 양안으로 배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하나

의 원만을 느끼게 된다. 적색 필터에서 스펙트럼 대역과

광원이 맞지 않으므로 색누출이 발생하여 적색 원이 컴퓨

터 화면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적색 필터로

인지되지 않는 가장 적합한 분홍색(색상: 3, 명도: 211, 채

도: 175)을 사용하였으며, 청색 필터도 색누출에 의해 파

란색 원이 보이므로 가장 인지되지 않는 하늘색(색상:

117, 명도: 137, 채도: 178)을 사용하였 다. 각 원은 직경

이 25 mm이고, 선의 두께는 1 mm로 하였다(Fig. 2).

각 화면은 4개의 시표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2개는 각

각 하늘색과 분홍색 원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겹쳐진 하늘색과 분홍색 원, 그리고 나머지 하

나의 시표는 하늘색 또는 분홍색 원으로 점멸하도록 하였

으며, 이들 4개의 시표는 모두 같은 속도로 화면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왕복 운동하도록 만들어졌다. 왼쪽 끝에

서 오른 쪽 끝까지 시표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

이며, 피검자에게 Red-Blue 안경을 장용하고 4개의 움직

이는 시표 중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원을 골라

내도록 하였다(Fig. 3).

검사는 각 단계에서 골라야하는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조합된 원의 분리 정도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성되었으

며, 1단계는 두 원이 0.5 mm 분리되어 있고, 10단계는 두

원이 9 mm 분리되어 있다. 각 단계별 분리 간격과 그에

따른 망막 시차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단계의 검사에서 검사자는 피검자가 4개의 움직이는

시표 중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원을 선택하여 보라

고 한 후 피검자가 올바르게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갔으며, 각 단계에서 2번의 기회를 준 후, 2단계 연속 틀

린 원을 지적하였을 때 마지막을 맞는 원을 지적한 단계

를 피검사자의 동적 입체시로 정하였다. 또한 각 검사 단

계마다 반응시간은 10초로 일정하게 하였다.

3. 통계 처리

본 연구의 검사 결과의 통계학적 검증은 Windows 12.0

(Software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Inc., Chicago)
Fig. 2. Skyblue and pink circles used in dynamic stereoacuity

test.

Fig. 3. Example of a four-alternative forced-choice segment.

Table 1. Retinal disparity of test target according to horizontal

displacement of 2 circles

Level
Horizontal displacement 

(mm)

Retinal disparity

(sec of arc)

1 0.5 285

2 1 272

3 2 260

4 3 248

5 4 235

6 5 223

7 6 210

8 7 198

9 8 186

10 9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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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ANOVA, paired t-test,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치의 유의 수준

은 5%로 하였다.

결 과

1.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

운동 선수와 일반 대학생 남자와 여자의 정지 시력과 동

체 시력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정지 시력의 경우 선수군에서 1.03±0.07, 일반 남자군

에서 1.02±0.06, 일반 여자군에서 1.01±0.04를 기록하여

세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력을 보였다.

한편, 동체 시력의 경우에는 선수군에서 174.80±28.70

deg/sec, 일반 남자군에서 137.10±16.54 deg/sec, 일반 여

자군에서 111.59±15.40 deg/sec를 기록하여, 세 그룹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0.001), 선수군에서 동체 시력이 가장 높았고, 일반 남

자군, 일반 여자군 순으로 동체 시력이 낮게 측정되었다

(Fig. 4). 

또한,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

운동 선수와 일반 대학생 남자와 여자의 정지 시력과 동

체 시력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정적 입체시의 경우 선수군 23.37±8.41, 일반 남자군

21.25±3.95, 일반 여자군 20.65±4.40으로 일반 여자군에

서 가장 좋은 정적 입체시를 보였으며, 일반 남자군, 선수

군 순으로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동적 입체시의 경우에는 선수군 234.55±19.64,

일반 남자군 249.05±8.86, 일반 여자군 247.10±14.89로

선수군에서 가장 높은 동적 입체시를 보였고, 일반 여자군

이 그 다음, 그리고 일반 남자군에서 동적 입체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그러나 일반 여자군과 남자

군 사이의 점수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보

이지 않아 이 두 그룹의 동적 입체시는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두 그룹과 선수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 선수군의 동적 입체시가 일반

대학생 남녀의 동적 입체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동체 시력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어왔다.Fig. 4. Comparison of DVA in three groups.

Table 2. Results of SVA and DVA in three groups

Group SVA DVA (deg/sec)

Athletes 1.03±0.07 174.80±28.70

Nonathletes (male) 1.02±0.06 137.10±16.54

Nonathletes (female) 1.01±0.04 111.59±15.40

Data are mean±SD.

Table 3. Results of static stereoacuity and dynamic stereo-

acuity in three groups

Group
static stereoacuity

(sec of arc)

dynamic stereoacuity

(sec of arc)

Athletes 23.37±8.41 234.55±19.64

Nonathletes (male) 21.25±3.95 249.05±8.86

Nonathletes (female) 20.65±4.40 247.10±14.89

Data are mean±SD.

Fig. 5. Comparison of dynamic stereoacuity in thr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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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vigh와 Miller[22-26]는 DV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하였고, 관찰자와 시표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존재할

때 세밀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

다[27]. Rouse 등[28]은 Landolt C 시표를 이용하여 타겟의

회전속도를 10 deg/sec부터 시작하여 타겟을 정확히 인식

할 경우 초당 10 deg/sec씩 증가시켜 110 deg/sec까지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한 결과 운동 선수는 82 deg/sec,

일반인의 경우 69.90 deg/sec로 나타나 운동 선수가 일반

인에 비해 우수한 동체 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국내에서는 이명하 등[15]이 비슷한 방법으로 야구

선수와 일반인의 동체 시력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야구

선수들의 동체 시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몇몇 연구들에서도[29-31] 비운동선수인 사람들보다 운동선

수들의 동체 시력이 더 우수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

한편 정지 시력에 있어서는 선수군과 일반인 남녀군에

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지 시력이 일정

수준 이상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체 시력 또한 측정이 불

가능하게 된다. 시표를 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즉, 정지 시력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움직이는 공이나 물

체 자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동체 시력

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시력 검사 등을

통해 정상 시력의 유지와 시력교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정지 시력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체 시

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하

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지 시력과 다르게, 동체 시력은

시기능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들이 제시되

어 왔다[32-35]. 이러한 근거들로부터 추측해볼 수 있는 것

은 선수들이 선천적으로 좋은 동체 시력을 가졌다기보다

는 어린 나이부터 수년간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보고, 잡

고, 치는 훈련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일반인

보다 우수한 동체 시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한 일반인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동체 시력이 더 좋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몇 연구들에서도[28,36,37] 이와 같

은 결과를 얻어 본 연구와 부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

별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또한 밝혀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에 비

해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스포츠에 자주 접하게 되며,

발육 과정과 성장 후에도 여성에 비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추적해야하는 구기 운동을

하는 기회가 많아 자연스럽게 동체 시력이 발달되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

입체시의 경우 선수군과 일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고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동적 입체시의 경우에는

일반 남자군과 일반 여자군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동적 입

체시를 나타낸 반면 선수군에서는 이 두 그룹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수준의 동적 입체시를 보였다. 또한, 정지 시

력과 동체 시력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

는 서로 다른 시기능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부합한다[38].

서론에서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 기능이 서로 다른

경로를 밟는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적 입체시가

따르고 있는 작은 세포길(parvocellular pathway)은 높은

공간주파수를 가진 시자극, 정지해있거나 천천히 움직이

는 자극, 또는 색 자극에 반응하는 반면, 동적 입체시가 따

르는 큰 세포길(magnocellular pathway)은 낮은 공간주파

수를 가진 시자극,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인데, 선수군에서 일반군보다 동적 입체시가 유의

하게 높은 것은 동체 시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야구 선수들의 경우 반복적

으로 빠른 공의 움직임을 수년간 보고 훈련해 온 결과 일

반인에 비해 동적 입체시 또한 보다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간단한 동체 시력 측정 기기와 동

적 입체시 측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동 선수와 일반

대학생 남녀의 동체 시력과 동적 입체시를 측정,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얻은 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인과 운동선수들의

운동 능력 향상, 선수 선발, 심판들의 정확한 판정 능력,

교통 안전 교육 등에 동체 시력과 동적 입체시 검사를 응

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

러 동체 시력과 동적 입체시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검사기기의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1. 운동 선수군과 일반 남자군, 일반 여자군에서 정지 시

력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동체 시력은 세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운

동 선수군에서 가장 높은 동체 시력을 나타내었고, 일반 남

자군, 일반 여자군 순으로 동체 시력이 낮게 측정되었다.

3.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

4. 운동 선수군과 일반 남자군, 일반 여자군에서 정적 입

체시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일반 남자군과 일반 여자군의 동적 입체시에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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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동 선수군은 이 두 그룹

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동적 입체시를 나타내었다.

6.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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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fundamental data of dynamic visual acuity and dynamic

stereoacuity. Methods: The subjects were 20 athletes (high school baseball player) and 40 nonathletes (20 male,

20 female). We assessed static visual acuity, dynamic visual acuity, static stereoacuity and dynamic stereoacuity

using rotating mirror projection system and computer program. Results: Three groups had similar static visual

acuity and static stereoacuity. On the other hand, the dynamic visual acuity and dynamic stereoacu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y. The mean dynamic visual acuity for athletes was 174.80±28.70 deg/sec,

137.10±16.54 deg/sec for male nonathletes and 111.59±15.40 deg/sec for female nonathletes. The mean dynamic

stereoacuity for athlets was 234.55±19.64, 249.05±8.86 for male nonathletes and 247.10±14.89 for female

nonathletes. The group of athletes had better dynamic visual acuity and dynamic stereoacuity. Conclusions: If the

result of this study apply to sports, it will be very useful to improve sports performance. 

Key words: Stereo visual acuity, Dynamic visual acuity, Sports vision, Static stereoacuity, Dynamic stereoac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