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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Distance Randot Stereotest, STEREO OPTICAL. Co., Inc. USA)를 이용

한 정적 입체시(static stereoacuity)와 삼간계(three-rods test, iNT, Korea)를 이용한 동적 입체시(dynamic stereoacuity)를

평가해보고, 두 입체시의 기준과 상관관계, 두 검사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방법: 평균연령 20.88세(19~32

세)인 정상 성인 109명(남자 61명, 여자 48명)을 대상으로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는 검사거리 3 m에서 정적 입체시

를, 삼간계는 2.5 m에서 동적 입체시를 측정하였다. 결과: 원거리 정적 입체시는 평균 155.77±133.11초, 동적 입체

시는 평균 오차거리 11.13±9.69 mm, 등가 환산 입체시 23.44±20.96초로 두 입체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 상관성은 비교적 낮았다(ρ=0.226). 동적 입체시의 경우 오차거리 20 mm를 기준으로 정상범위로 구

분하였을 때, 97명(89%)에서 20 mm 이하의 오차거리가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오차거리는 8.43±5.10 mm, 환산 평균 동

적 입체시는 17.68±10.67초였다. 오차거리 20 mm는 등가 환산 동적 입체시 40.99초(PD 62 mm 기준)이다. 결론: 정적 입

체시와 동적 입체시의 상관성은 매우 적어 서로 다른 기능으로 구분하여 검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거리 Randot 입

체검사는 단안단서가 배제된 정적 입체시를, 삼간계는 단안단서가 존재하는 일상생활의 자연시 상태에서 눈과 손의

협응반응이 포함된 동적 입체시를 측정할 수 있어 두 입체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절하며, 두 검사법을 병행 사

용함이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삼간계 동적 입체시는 성인의 정상범위를 오차거리 20 mm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

이 통계적인 관점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원거리 입체시, 원거리 정적 입체시, 원거리 동적 입체시,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 삼간계, 단안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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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안시(binocular vision)의 최고 단계인 입체시(stereoacuity)

는 양안에 맺혀지는 비슷한 상의 망막시차(retinal disparity)를

이용하여 느낄 수 있는 거리감각을 말하는데,[1] 양안시 상

태에서만 사물의 원근감, 방향감, 입체감, 속도감을 정확

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

요한 시기능이다.[2] 양안시를 통해 입체시를 할 때 어떤

대상들 사이에서 선형적 원근감, 그림자, 움직임, 질감 등

에서 의해서 깊이 단안단서(monocular cue)가 제공될 수

있다.[3] 비록 입체시가 깊이 지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

만 입체시 검사는 임상적으로 사시, 약시, 부동시 등을 조

기에 발견하는데 중요한 양안시기능을 측정하는 검사 방

법의 하나로써, 복합적인 시각 작업과 손과 눈의 협응

(hand-eye coordination)을 포함하는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3]

입체시가 정상이라면 전반적인 눈의 기능도 정상 혹은

정상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시 검사는

눈의 이상을 발견하는 선별검사 및 진단검진 방법으로 주

목받기도 한다.[4] 따라서 입체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시

각상태로 여러 시감각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입체

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눈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와 양안시기능 이상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4,5]

입체시는 현재 임상에서 대부분 근거리 입체시 검사법

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원거리입체시는

Zanoni 등[6]이 Mentor BVAT(Mentor Binocular Visual Acuity

Tester System)를 처음 시작한 이후 Fu 등[7]이 vectographic

randomdot target을 이용한 새로운 원거리 Randot 입체검

사법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법에 대한 연구 보고가 없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법을 실

험해 보고, 삼간계(three-rods test) 동적 입체시는 본 저자

들의 이전 연구[8]에서 부족했던 동적 입체시의 정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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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실험하여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의 상관성 분

석과 단안단서의 존재 유무로 인한 두 입체시 검사법의

차이점과 그 유용성을 비교 및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실험 당시 전신질환이나 안질환, 사시가 없는

평균연령 전체 20.88±2.23세, 남자 21.40±2.47세, 여자

20.22±1.67세인 성인 109명(남자 61명, 여자 48명)을 대

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모든 대상자는 자각굴절검사를 실시한 후 굴절이상자는

완전교정(full correction)을 하고 측정을 실시하였다. 정적

입체시는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Distance Randot Stereotest,

STEREO OPTICAL. Co., Inc. USA)(Fig. 1)를 이용하여

검사거리 3 m에서, 동적 입체시는 삼간계(three-rods test,

iNT, Korea)를 이용하여 검사거리 2.5 m에서 각각 3회씩

측정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과 표준편차

를 계산하였다. 검사실의 조도는 500 Lux였으며 두 검사

모두 동일한 조도에서 실시하였다.

1)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를 이용한 정적 입체시

(static stereoacuity) 측정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는 60, 100, 200, 400초 4개의 시

차가 있는 윤곽 형태의 입체시표로 구성되어져 있고, 검사거

리 3 m에서 대상자들이 편광안경을 착용하여 양안분리를

한 상태에서 시표를 바라보며 정적 입체시를 측정하였다. 검

사 순서는 입체시차가 큰 400초부터 시작하여 어떤 도형 형

태가 입체적으로 떠올라 보이는지를 구분하는지를 확인하

고, 구별하면 그 다음 시차 시표인 200, 100, 60초 순서로 차

례대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만약 400초를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험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삼간계를 이용한 동적 입체시(dynamic stereoacuity)

측정

실험 대상자들이 삼간계가 정면으로 보이는 2.5 m의 거

리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기기 전면에 있는 사각형의 창

으로 보이는 세 개의 막대 중 양쪽 가장자리 고정된 막대

가운데 위치한 중앙 막대에 연결된 줄을 앞, 뒤로 움직여

양쪽 고정된 두 개의 막대와 일직선상에 정렬되어 보일

때를 선택하도록 하라고 설명하였다. 세 개의 막대가 나란

하게 정렬되어 보일 때를 선택하면 이때의 수직시차

(vertical disparity)에 해당하는 오차거리를 각각 기록하였

다. 이 때 오차거리의 측정방법은 두 기기에 고정된 기준

막대 위치를 ‘0’으로 놓고, 나머지 움직이는 한 개의 막대

가 앞쪽에 놓이면 ‘+’, 뒤쪽으로 놓이면 ‘−’로 구분하여,

고정된 막대와 대상자가 움직여 놓은 막대 사이의 떨어진

간격만큼의 눈금 수치를 부호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두 검사 모두 총 3회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하였다.

삼간계 검사에서 측정된 오차거리 값은 대상자의 원근감

에 의한 수직시차를 측정한 것이므로 ‘+’, ‘−’ 부호가 있는

결과값을 절대값으로 변환하였고, 동적 입체시(단위:초)로는

등가 환산하여 평균 등의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3) 통계

통계처리는 Excel과 SPSS(IBM SPSS Statistic 21)를 이

용하여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와 삼간계와의 기술적 통

계에 대한 유의성은 Student t-test를, 두 검사법간의 상관

성은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9]을 사용하여 비모수적 통계분석방법으로 처

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와 정적 입체시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로 측정한 정적 입체시는 전체

평균 155.77±133.11초였고 남자는 144.26±125.59초, 여

자는 170.41±142.08초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정적 입체시 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 근거리 입체

시 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거리 입체시를 측정하는

검사 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원

거리 입체검사법에 대한 많은 발전과 시도가 지속되었는

데, 1991년 Zanoni 등[6]은 처음으로 Mentor BVAT를 이용

한 원거리 Randot test로 실험하여 6.5~55세 정상인의 원

거리 입체시 결과를 139초로 제시하였다. 이 후 Fu 등[7]이

800, 200 또는 60초 시차로 구성된 vectographic randomdot

target을 편광안경을 착용하고 정상인에서의 원거리 입체
Fig. 1. Distance Randot Stereotest (STEREO OPTICAL. Co.,

In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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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측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Holmes 등[10]도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에 대한 실험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국내

에서 최근 Kim 등[11]의 보고와 같이 현재까지 사용된

BVAT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싸며, 이미 제작이 중단된 상

태로 더 이상 사용이 힘들어 최근에는 Frisby Davis

Distance(FD2) Stereotest가 소개되어 원거리 입체시의 측

정에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편광안

경을 착용하고 양안분리시 상태에서 60, 100, 200, 400초

의 시차를 가진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로 정상인의 원거

리 입체시를 측정해 본 것에 의의가 있으며, 실험 결과 정

상 성인에서 원거리 정적 입체시는 155.77±133.11초를

나타냈다. 이는 Fu 등[7]과 Holmes 등[10]의 실험이 같은 검

사법을 사용하였어도 입체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결과

값의 비교를 할 수 없지만 Zanoni 등[6]이 보고한 139초와

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로 정적 입체시는 전체 대상자

109명 모두 실패 없이 측정에 성공하였고 최소 시차인 60

초에서 58명(53%)의 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Table

2),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는 시표마다 시차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관계로 일정 검사거리에서 정상인의 원거리

정적 입체시 검사로 사용할 경우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

는 적합할 수 있으나 60초보다 더 좋은 입체시를 가진 사

람의 경우 최소 역치값을 측정하는 것에서는 한계성이 있

었다. 대신 Fu 등[7]의 주장처럼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는

원거리 입체시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사시

가 없는 환자에서 원거리 입체시를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

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양안시기능 이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방법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2. 삼간계(three-rods test)와 동적 입체시

삼간계로 측정한 동적 입체시 경우 오차거리는 전체 평

균 11.13±9.69 mm, 남자는 11.24±11.32 mm 여자는

10.98±7.21 mm로 나타났고, 오차거리를 정적 입체시와의

비교를 위해 ‘초’(seconds of arc) 단위로 등가 환산해 보

면 전체 평균 23.44±20.96초, 남자는 24.21±24.91초, 여

자는 22.46±14.68초였으며 동적 입체시도 남녀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동적 입체시의 경우 삼간계 검사에서의 정상범위의 기준

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고된 것이 없는 실정인데, 현재 일

본에서는 Road Traffic Act(도로교통법)상 시행규칙에서 영

업용, 대형 운전면허 취득 시 삼간계로 심도지각검사를 하여

동적 입체시 측정을 실시하고 평균 오차거리 20 mm(2 cm)

이하이거나 더 작아야 삼간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12]

본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2.5 m 검사거리에서

오차거리 20 mm를 정상으로 하여 구분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 109명 중 97명(89%)이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결과

를 보였고, 오차거리 20 mm는 등가 환산 동적 입체시

40.99초(PD 62 mm 기준)이고, 정상범위의 결과를 나타낸

97명의 평균 오차거리는 8.43±5.10 mm, 등가 환산 평균

동적 입체시는 17.68±10.67초였다(Table 3). Matsuo 등[12]

의 보고를 보면 문헌에서 검색한 지금까지 삼간계 검사에

서 정상 범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실험에서 정상인의 약 4분의 3이 20 mm 이하의

오차거리 범위를 모두 나타내었기에 삼간계 검사를 통과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n each gender group

 Total Male Female p-value*

Age (years) 20.88±2.23 21.40±2.47 20.22±1.67

PD (mm) 63.43±3.33 64.63±3.35 61.87±2.65 0.00

Distance randot stereotest (sec of arc) 0155.77±133.11 0144.26±125.59 0170.41±142.08 0.31

Three-rods test (mm) 11.13±9.69 011.24±11.32 10.98±7.21 0.89

Three-rods test (sec of arc) 023.44±20.96 024.21±24.91 022.46±14.68 0.64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if p<0.05

sec of arc: seconds of arc, n: number of subjects, %: number of total/number of subjects, SD: standard deviation, PD: pupillary distance

Table 2. Comparing dynamic stereoacuity according to the

static stereoacuity

Static 

stereoacuity by

distance randot 

stereotest

(sec of arc)

n
%

(accumulate)

Three-rods test

p-value*(Mean±SD)
(sec of arc)

60 58 53(53%) 19.69±17.61

0.08
100 11 10(63%) 17.33±10.96

200 18 17(80%) 32.12±30.64

400 22 20(100%) 29.27±21.02

*One-way ANOVA, statistically significant if p<0.05

n: number of s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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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오차거리 20 mm 역치가 통계적 관점에서 적

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약 89%의 대상자가 정상 범위에 해당하였고, 저자들의 이

전 연구[8]에서도  전체 평균 28.44±25.03초, 0~40초 범위

에서는 대상자 중 79.37%가 해당하여 Matsuo 등[12]의 주

장과 동일하게 삼간계 동적 입체시의 정상 범위를 오차거

리 20 mm(환산 동적 입체시 40.99초)이하로 기준 설정하

는 것이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3. 원거리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의 관계

원거리 정적 입체시 시차를 기준으로 대상자들의 원거

리 동적 입체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면 각각 60초에

서 19.69±17.61초, 100초에서 17.33±10.96초, 200초에서

32.12±30.64초, 400초에서 29.27±21.02초로 나타났으며

그룹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08)(Table 2),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의 전체 평

균은 각각 155.77±133.11초, 23.44±20.96초로 이 두 입

체시의 전체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 스피어만 서열상관분석을 이용한 두 입체시의

상관계수 ρ=0.226(Table 4, Fig. 2)으로 Rovai 등[13]의 정의

에 의하면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Pettigrew,[13] Tyler,[14] Tychsen[15] 등이 보고한 것처럼 정

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는 시차처리경로가 두 개의 카테

고리로 나뉠 수 있고, 시차처리 과정이 서로 다른 경로를

밟는 서로 다른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

정적 입체시 60초에서 400초까지 단계별 동적 입체시의

평균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정적

입체시가 우수하더라도 동적 입체시가 꼭 우수한 것은 아

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Lim 등[16]이 두 개의 입

체시 기능은 서로 다른 기능이므로 한 가지 기능이 뛰어

나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반드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

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론이며,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

체시가 일치하지 않는 서로 다른 기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이며 두 입체시의 측정방법은 서로

달라야 함을 강조한다.

Randot 입체검사가 편광안경을 착용하고 양안분리시 상

태에서 시표의 시차를 두 눈을 통해서만 구별하는 순수한

입체시 검사법인 것에 비해 삼간계는 편광안경 착용 없이

자연시 상태에서 눈과 손의 협응반응이 함께 반응하는 심

도지각(depth perception)검사방법으로 움직이는 시표의

시차를 대상자가 조절하여 측정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다. 

입체시 검사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단안단서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Holmes 등[10]은 Frisby Davis Distance(FD2)

Stereotest의 문제점이 단안단서 때문이며 문제점 보완을

위해 두눈검사와 한눈검사를 함께 시행하여 종합적으로

원거리 입체시를 판단할 것을 권하였다.

근거리 입체시검사의 대표적인 Titmus-fly test의 경우

일부 고리시표에서 단안단서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난점

Table 3. Results of static stereoacuity and dynamic stereoacuity according to the erred distance of three-rods test

　Range of the erred distance n

 Three-rods test Distance randot stereotest

The Erred distance

Mean±SD(mm)

Mean±SD
(sec of arc)

Mean±SD
(sec of arc)

0~20 mm 97 08.43±5.10 17.68±10.67 145.77±127.6

>20 mm 12 032.79±10.93 70.03±25.72 236.66±154.4

Total 109 11.13±9.69 23.44±20.96 0155.77±133.11

Table 4. Correlation and statistical comparison of static

stereoacuity and dynamic stereoacuity 

Distance stereotest 

methods
Mean±SD p-value* ρ**

Distance randot stereotest

(sec of arc)
155.77±133.11

0.00 0.226
Three-rods test

(sec of arc)
23.44±20.96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if p<0.05, **: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Fig. 2.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and distribution

of static stereoacuity and dynamic stereoac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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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dot)을 이용하여 만든 원거리 Randot test는 한눈

으로 보아 알 수 있는 단안단서의 기회를 없앰으로써 보

다 정확한 검사를 하게 하는[17,18] 반면에, 삼간계는 여러

가지 단안단서가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어 양안시로 입

체시를 측정하는 것에서 정확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

나 보통 자동차 운전,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편광안경에 의한 양안분리시가 아닌

자연시 상태로 여러 단안단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

각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정적 입체시

에 비해 동적 입체시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양안시기능

의 척도로써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어 원거리

입체시 검사는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와 더불어 삼간

계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정적 입체시가 사시, 약시 등의 양안시기능 이상의 평가

와 발견을 할 수 있음과 더불어 동적 입체시는 일본[12]과

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취득 시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대사회에서 자가운전의 비율이 증가하고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안

전사고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적 입체시의

검사를 통해 운전 시 사고예방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역시

스포츠 비젼 등에서의 다양한 활용으로 양안시기능 평가

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로 최소 입체시차 60초보

다 더 작은 역치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리조정을 추가해

서 검사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삼간계의 경우 편광안경을

착용하여 양안분리시 상태에서 동적 입체시를 측정하여

자연시 상태에서의 동적 입체시와의 차이점을 실험 해보

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운전 시 선글라스 착용으

로 대비감도 감소가 발생할 때의 동적 입체시 변화를 측

정해 선글라스의 착용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로 정적 입체시, 삼간계로 동적

입체시를 측정하였을 때 두 입체시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

가 있지만 그 상관성도 비교적 낮아 정적 입체시와 동적

입체시는 서로 다른 입체시 기능으로 구분하여 검사법을

적용해야 한다. 원거리 Randot 입체검사는 단안단서가 배

제된 정적 입체시를, 삼간계는 단안단서가 존재하는 일상

생활의 자연시 상태에서 눈과 손의 협응반응이 포함된 동

적 입체시를 함께 측정할 수 있어 두 입체시의 기준을 마

련하는데 적절하며, 두 검사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삼간계 동적 입체시는 오차거리 20

mm(등가 동적 입체시 40.99초; PD 62 mm 기준)이하를

성인의 동적 입체시 정상 범위로 구분하는 것이 통계적으

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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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static stereoacuity by Distance Randot Stereotest (STEREO OPTICAL. Co.,

Inc. USA) and the dynamic stereoacuity by three-rods test (iNT, Korea). Criterion and correlation of stereoacuity

between both tests and usefulness of two stereotest methods were also evaluated. Methods: For normal adults of

109 (male 61, female 48), mean age of 20.88 (19-32 years) years old, static stereoacuity by using Distance

Randot Stereotest at 3 m distance, dynamic stereoacuity by using three-rods test at 2.5 m distance were measured.

Results: The mean of distance static stereoacuity was 155.77±133.11 sec of arc and the mean of error distance

dynamic stereoacuity 11.13±9.69 mm. With equivalent-conversion stereoacuity of 23.44±20.96 sec of arc,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0) between two dynamic stereoacuity, but correlation was relatively

low (ρ=0.226). In the case of dynamic stereoacuity, separated to normal range by criterion of the error distance

20 mm, it showed the error distance of less than 20 mm in 97 subjects(89%) whose average of error distance and

conversion mean dynamic stereoacuity were 8.43±5.10 mm and 17.68±10.67 sec of arc. repectively. The error

distance of was equivalent-conversion dynamic stereoacuity 40.99 sec of arc (PD 62 mm basis) was 20 mm.

Conclusions: The results of lower correlation between static and dynamic stereoacuity suggest that seterotest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to different fun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Distance Randot

Stereotest can be applied to static stereoacuity excluding monocular cues. Three-rods test can be applied to

dynamic stereoacuity containing the response of the eye-hand coordination in the daily life of natural vision

condition, including the monocular cues. These different approaches canprovide a criterion of the two stereoacuity

and parallel use of the two tests would be useful. For dynamic stereoacuity by three-rods test, error distance 20

mm in a normal range of adults can be used as a criteria to get statistical meaning of the results.

Key words: Distance stereoacuity, Distance static stereoacuity, Distance dynamic stereoacuity, Distance randot ste-

reotest, Three-rods test, Monocular c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