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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설계를 위한 

문헌연구 기반의 실내행위 분석 및 유형화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In-Vehicle Activity Based on Literature Study 

for Interior Design of Fully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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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상용화를 앞두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이동

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생활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환경 조성에 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경험이 이동하는 목적을 넘어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만족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실내행위를 지원하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내공간에서의 사용

자의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를 상으로 실내행위에 한 정의를 규정한 논문은 국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 내 실

내행위 범위를 분석 및 유형화하고, 실내공간 배치에 따른 실내행위와 자동차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사의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분석, 인간의 생활행위 및 생활시간, 공간과 행위에 한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내

행위는 ‘업무 및 학습’,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휴식’, ‘취미 및 사교’로 유형화되었고,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종

합적인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내공간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고안하여 제시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 새로운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The fully autonomous vehicle, which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a worldwide before 
commercialization, is expected to become a living space by securing time and space compared 
to existing automobile. For this reason, interior design of fully autonomous vehicle has become 
very important. To enhance passenger’s experience and satisfaction in fully autonomous 
vehicle,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optimized space that can support in-vehicle activities. For 
this purpose, efforts to analyze the passenger's in-vehicle activities should be preceded. 
However, there were limited studies that define space and in-Vehicle activities of fully 
autonomous vehicl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uideline of the 
interior design of fully autonomous vehicle by analyzing and classifying the scope of activities 
that the passenger can perform within the vehicle. As a method of the study, literature 
studies on future concept cars, human lifetime behavior and consumer needs had been 
conducted. As a result in-vehicle activities could be applied in a fully autonomous vehicle. 
Four in-vehicle activities 'work', 'home life and personal care', 'relaxation' and 'conversation 
and hobby' had been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in-vehicl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the interior design of fully autonomous vehicle guideline has been suggested. The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 result of the study can act as a basic study which considers 
the activities in the fully autonomous vehicle environment. 

핵심어: Fully Autonomous Vehicle, In-Vehicle Activity,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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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

작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 의 도래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자동차가 구현한 이동성의 혁신이 인류의 생활을 바

꾸어 놓았듯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

하는 스마트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 의 도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완

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편익과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불러올 혁

신의 진정한 의미에 한 심층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정의 규정이 자동

차 설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물인터넷의 일부

가 되는 움직이는 전자제품, 움직이는 로봇, 움직이는 생활공간 

등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으며[1], 특히 운전자가 운전에서 벗어

나면서 이동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변화가 나타나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2,3].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부품사 및 관련 IT업체에서 제시한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를 통해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

순한 이동수단의 개념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벤츠는 

CES 2015에서 선보인 “F015 Luxury in Motion'’과 CES 2017

에서 선보인 ‘i-인사이드 퓨처’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나

의 생활공간으로 정의하고 시공간의 자유와 연속성을 강조하

였다. BMW는 CES 2017에서 서적을 수납하는 공간을 실내에 

마련하여 생활공간으로서의 자동차를 형상화한 콘셉트카 

‘i-Inside Future'를 선보였다. 최근에 Audi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구상하고 차량을 어

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처럼 실

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한 실질적인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제조사/부품사 및 관련 IT업체의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와 진행되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과 공간

의 확보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상의 생활시간을 보

낼 수 있는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 되면서 실내공

간에 한 기 와 설계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생활공

간은 일상의 생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되므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족되려면 

실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행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내공간

에서의 사용자의 행위 범위와 유형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실내공간에서 다양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지만 

탑승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자동차의 특성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를 방해하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를 고

려해야 한다. 미국 미시건 학교 연구팀(2015)이 진행한 연구

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자가 운전 외의 행위를 하면 신

체의 균형과 반응, 시각 등으로 인해 심한 멀미가 유발될 것이

라는 결과가 나타났다[4].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시 실

내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실내에서 가능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한 실증적 이해와 함께 실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분의 연구개발은 안전이나 기술개발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문제 위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 디자인분야 관련 연구는 상 적으로 미비하게 진행

되었다[5]. 국외에서는 최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 니즈(needs)를 파

악하는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Filo & Lubega(2015)

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

동과 콘셉트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실내공간 설

계 방안을 제시하였다[9].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실내행위와 실내공간구성의 변화를 단편적인 측면에서 일부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는 문헌이 소수 존재할 뿐이다. 이지인, 

임채린, 김나은, 김진우(2016)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탑승해본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을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 및 분석하여, 

UX(User Experience) 콘셉트를 도출하였고[10], 권주영, 주다

영(2017)은 미래자동차 사례분석과 소비자 니즈 관련 문헌을 

통해 실내에서 나타날 활동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소수 진행되었다. 소비

자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3단계 기술의 자율주

행 자동차(SAE와 NHTSA 기준)는 2020년부터 본격 양산되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포드(Ford), 닛산(Nissan), 토요타

(Toyota), 테슬라(Tesla) 등의 제조사에서 빠르면 2020년~2025

년 정도에 출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8].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

공간 및 행위 정의에 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

이다. 

그러나 현재는 운전자의 적절한 응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상용차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을 상으로 하는 연구와 사용자 

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내용과 방법상의 한계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으로 실내공간에 

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그중에

서도 특히 안전에 한 기술개발이나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보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에서 사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한 

연구와 어떠한 실내공간 구성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

하는 탑승자에게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한 공간 활용 연구에 

있어 한계점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상용화된 자동차 실내 공간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측면과 함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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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실내행위에 한 심층적인 고찰이 일차적으로 선행

되어야 공간 활용에 한 다음 단계의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

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선정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

도록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자

가 차량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분석 및 유형화하고, 

실내공간의 배치에 따른 실내행위와 자동차의 특수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분석, 생활행위 및 생활시간 관련 문헌분석,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헌분석을 진행하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도출하였으며, 콘셉트 사례를 

통해 실내 설계 방향과 실내공간 배치 유형에 따른 실내행위를 

분석하고, 실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특수성을 종합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국내에서 최초로 자동차 제조사/부품사 및 관련 IT업체가 추구

하고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공간설계

를 위해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할 행위를 일상생활행위 및 생활

시간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제시하는 매우 드믄 시도라는 점에

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현재 상용차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

간과 행위에 해 일상생활 행위와 연관시켜 완전 자율주행 자

동차의 실내공간 환경 조성에 해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처

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심층적인 실내행위 분석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부품사 

및 관련 IT업체에서 추구하는 실내공간 방향성과 자동차가 지

니고 있는 특수성까지 종합하여 입체적․다각적으로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학술적․산업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  도래에 따른 실내공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실내공간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을 고안해 내었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실내 연구에 비하여 신

규성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료가 되는 본 연구

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탑승자의 다양한 행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완

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양산되지 않은 자동차를 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방법상에 한계점이 있다는 측면이 있

으며, 특히 실제 자동차 평가나 자동차를 사용해 본 사용자 평

가 등이 필요한 실내공간구성과 실내행위에 한 연구가 어렵

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방향성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

구목적에 적합하고 앞으로의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는 자동

차 제조사의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

며, 문헌조사는 생활행위 및 생활시간 관련 문헌과 자율주행 자

동차 실내행위에 한 소비자 니즈(needs) 문헌, 자동차 특수

성과 관련된 키워드 관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행위 지원을 위

한 실내공간 조성을 위해 문헌연구 기반으로 실내행위 유형화, 

실내배치에 따른 실내행위, 차량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입체

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어 의미 있는 연구이다. 자

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 정의 규정 및 실내활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박희준(2016)은 자율 주행에 한 인식에 초점

을 맞추어 인터뷰를 통해 시나리오와 UX/UI를 도출하였으며, 

박기철, 정의철(2017)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를 통해 자율주

행 자동차 디자인 뱡향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

구는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생활시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지인 외(2016)는 자율주

행 경험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수집하여 경험 요인을 제시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불안함

이나 안정감 등의 사용자 경험에 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과 실내행위에 

해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또한 김여민, 김선철

(2014)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 변화를 연구하였으나, 변화를 

기술하는데서 머물렀으며, 권주영, 주다영(2017)은 미래 자동

차 내부에서 발생할 행위와 배치유형을 분석하는데서 머물렀

지만, 본 연구는 실내공간 개념을 정의하는데서 더 나아가 자율

주행 자동차 실내공간 정의에 부합하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실제 생활을 고려하여 연관된 실

내행위를 도출하고, 실내공간 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내

행위를 분석하였으며, 자동차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접

근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신규성이 있

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고찰된 본 연구의 신규성 및 독창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적으로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사례를 통하여 자

동차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내공간 설계 방향

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및 

행위 정의 규정을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국내 처음으로 일상의 

생활행위 및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자동차 내에 적합하고, 국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도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자동차 내 공간에 한 정의와 공간에서 일어나

는 행위에 한 정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품화 및 상용화 

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자동차 내에서 요구되는 실내공간 

구성요소 등의 계획과 실내행위에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

행되어 왔지만, 이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상을 목적으로 통

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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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분석 기반의 연구를 통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행위에 

해 정의를 규정하였다는 점과,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

로 통합하여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사에서 2016년 이후에 선보인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를 통하여 각 기업에서 추구한 실

내공간 설계 방향성 살펴보았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를 통하여 공간배치별로 

발생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살펴보았다.

셋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도출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발전단계 기준을 설정하

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단계 4 수준(SAE J3016 기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0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8],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실제로 다양한 실내행위

가 가능한 기술 단계이므로 기술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

차를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명칭한 4단계의 자율

주행 자동차를 미국자동차기술협회(SAE)에서는 한 단계 더 

세분화시켜 4단계와 5단계로 구분하였다(표 1)[8]. 이에 본 연

구에서는 SAE에서 구분한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통칭한다.

SAE
단계

NHTSA
단계

정의 개요 및 운전자 역할

Level 
0

비자동
(No Automation)

항시 동적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운전자가 담당

Level 
1

운전자 보조
(Driver 
Assistance)

운전자는 계속 주행환경을 
주시하면서 차선 유지 외 다른 
필요한 운전 기능은 반드시 수행

Level 
2

부분 자율주행
(Partial 
Automation)

운전자는 도로주행환경을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하고 시스템은 
차선유지와 차간간격 등을 
자동유지

Level 
3

조건적 자율주행
(Conditional 
Automation)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을 전제로 
모든 동적 운전을 자동화하는 단계

Level 
4

Level 
4

고도의 자율주행
(High 
Automation)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 없이도 모든 
동적 운전을 자동화하는 단계

Level 
5

완전 자율주행
(Full 
Automation)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도로와 환경적 조건에서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한 단계(운전자 
불필요)

* 한국교통연구원(2016) 참고 및 재구성

표 1. SAE와 NHTSA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단계 

넷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도출하기 위해 인간의 생활행위와 관련된 문헌을 선정하였으

며, 이와 함께 미래자동차에 한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

헌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에서

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측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행위에 한 내용을 살펴보고 자동차에 적합한 행위

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행

위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해당 문

헌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문헌을 통하여 자동차 실내행위는 국

내 일상생활행위에 적합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도출하였으며, 

각 문헌을 통해 도출한 실내행위 내용을 통합 및 체계화하였다. 

다섯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실내행위 내용을 상으로 분

류 및 통합 기준을 설정하여 유형화하였다.

여섯째, 도출된 실내행위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실내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배치 유형과 실내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실내공간 설

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상은 양산되지 않아 연구 및 개발에 어려움이 존

재하는 주제이므로, 본 연구는 미래자동차에 한 소비자 니즈

(needs)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s)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 문

헌 고찰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 체계적 문헌고찰은 독립적인 여러 연구 결과를 합산

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고,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현정, 안형식, 2015). 본 연

구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분석과 일상생활행위를 포함하여 3가지 측

면에서 도출한 실내행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실내행위를 통합 

및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내행위 선별 기준에 한 당위성

을 충족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실내행위 도출 결과에 한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 정의된 명백한 핵심 질문을 선정하는 단계’로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 고찰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공간을 생활공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생활공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도출하고자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 ‘포괄적 

문헌 검색 단계’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검색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관련 문헌 검색 및 수집을 하였으며, 검색엔진

은 구글검색, 구글학술검색, RISS, KISS, NDSL, DBpia를 이용

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본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가능한 모두 수집하게 위해 ‘자율주행’, 

‘실내행위’, ‘실내공간 설계’와 관련하여 유사한 키워드를 검색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문헌 선택 및 문헌 분류 단계’

로 검색된 문헌 중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할 문헌을 선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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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자율주행 자동차 내부 행위

에 한 소비자 니즈(needs)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방안 및 결

과를 도출한 문헌들을 선정하고 실내행위에 해 단편적인 측

면에서만 기술한 문헌들은 배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직

까지 양산되지 않는 자동차를 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진행된 연구는 본 연구 범위에서 

배제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넷째, ‘자료추출 및 분

석 단계’로 선정한 문헌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실내행위

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실내행위를 동급의 단계로 도출

하였으며, 동급의 단계로 도출한 실내행위를 유사한 행위별로 

통합하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근거수준 평가와 결론도출 

단계’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주제의 선행 문

헌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실내행위에 한 결과를 나타낸 문헌에서 도출한 

본 연구의 실내행위는 결론의 타당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실내행위 도출 방법

3.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3.1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

자동차 제조사/부품사 및 관련 IT업체는 완전 자율주행 자

동차 시 의 도래를 예측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를 통해 

해결책을 선보이고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써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한 고

민과 차별성은 실내 디자인에서 주로 드러난다. 완전 자율주행 

콘셉트 사례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사에서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설계방향성과 실내행위를 살펴보았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활용 방향성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2016년 이후의 주요 자동차 관련 기업 콘셉트 사례 중 실

내행위를 지원하는 인테리어가 특징인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하였다. 각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에서 추구하는 실내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실현가능한 실내행위 범위와 자율주행 기

술단계에 따른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을 분석 및 파악하였다. 자

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12개 사례를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실내행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인테리어를 

선보인 사례들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개념

의 인테리어에 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례별로 인테리어를 통해 나타나는 실내행위에는 차이가 나

타나지만 디스플레이 활용 활동, 휴식활동 행위를 중심으로 실

내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트는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고, 면회의가 가능하도록 

테이블과 디스플레이의 위치, 형태, 기능  등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휴식활동을 위해서는 안락함을 주기 위한 소파 형태의 시

트나 누울 수 있도록 형태 변형이 가능한 시트를 제공하는 설

계가 고안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제공을 통해 다양한 활동

이 지원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위치, 기술, 크기 등의 다양

한 설계가 고려되고 있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자율주행기술 단계에 따라 행위지원을 

위한 실내구성 배치와 디자인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한 4단계 이하의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 를 사용하거나 전면을 주시해

야하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한 시트를 제공하거나 디스플레이

가 적용된 시보드를 탑재하는 등 제한된 범위의 설계가 이루

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탑

승자가 전면주시 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운전  등 수동주행을 

위한 실내공간 구성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실내공간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5단계의 완

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 수동주행이 필요한 기술단계의 

자동차와 같이 시트 회전 등의 특별한 과정이 없어도 되므로 

다양한 행위 시에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디자

인 측면에서도 거실과 같은 안락함이 추구되는 생활공간으로

서의 면모가 갖춰진 자동차 실내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 이처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은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다

는 측면에서 실내행위에 한 제약이 상 적으로 줄어들기 때

문에 다양한 콘셉트의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

지의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 중 운전자의 개입이 완전하

게 필요 없게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는 상 적으로 극소

수이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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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례 대표 이미지
주요

설계요소

기술 단계*

4단계
이하

5단계

2017

Volkswagen: 
ID BUZZ

회전 시트,
공용 테이블

●

Volkswagen: 
Sedric

가구형태 및 
가변형 시트,

안락한 
분위기

●

Panasonic: 
CES 2017

회전 시트,
디스플레이

●

BMW: 
i inside 
future

책 수납공간,
대형 

디스플레이
●

Nio: 
Eve

휴식 시트,
테이블

●

Harman, 
Rinspeed: 
Oasis

스티어링 휠 
활용 테이블, 

컵홀더
●

2016

Rolls-Royce
: Vision 
next 100

소파 형태 
시트, 대형 
디스플레이

●

Peugeot: 
Traveller 
i-lab

대형 
디스플레이

●

Volkswagen 
:

BUDD-E

회전 시트,
도어트림 
디스플레이

●

Benz :
EQ

시트 조명,
계기판/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

Volvo:
Concept 26

휴식 시트,
조수석 

디스플레이
●

Benz :
Vision  

Mercedes 
Maybach 6

첨단 분위기,
2인 시트

●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단계 기준 :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J3016 기준

표 2.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활공간으

로 정의되면서 실내행위를 지원하는 실내공간 설계의 중요성

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행위를 지원하는 콘셉트 자동차가 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의 생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는 측면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내공간 설계의 근간인 실

내행위 분석에 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실내에 

적용되는 행위가 동일하더라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단계별로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실내공간 설계를 바라보는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3.2 실내공간 배치유형에 따른 실내행위

실내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사례 콘셉트별로 자유로운 실내

공간 배치가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앞으로 실내공

간의 배치부터 기존과는 차별화․다양화 된 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랜 시간동안 자동차는 외관을 중심으로 디

자인되어 자동차 제조사가 만드는 제품을 사용자가 구매하는 

방식이었지만, 미래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실내행위가 가능해

져 자동차의 중심이 외관에서 실내로 변화되고 개개인의 라이

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앞으

로는 기존보다 자유로운 실내 구조와 디자인의 자율주행 자동

차가 나타날 것이다[11]. 그러나 자동차 내부는 일상에서 사용

하는 건축물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한정적이고 협소한 공

간이기 때문에 탑승자의 위치, 공간의 크기, 실내행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고 작은 공간에서 효율성을 극 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설계목적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간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소한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실내공간 배치유형에 따른 실내행위를 고려하였다. 실내공간 

배치유형은 ‘앞좌석 중심 배치’, ‘뒷좌석 중심 배치’, 가변형 및 

고정형의 ‘중앙 중심 배치’, ‘세로형 배치’, ‘가로형 배치’로 분류

될 수 있으며[12], 실내공간 배치유형에 따른 실내행위 분석은 

표 2에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표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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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사례 주요 실내 행위

앞좌석 중심 
배치

-Harman,Rinspeed:Oasis
-Rinspeed:Xchange

업무, 휴식,
음악/오디오 듣기, 
디스플레이 사용 등

뒷좌석 중심 
배치

-Rolls Royce: Vision next   
  100
-Nio: Eve
-BMW:I inside future

휴식, 가족활동, 
디스플레이 사용 등

중앙 
중심 
배치

가변
형

-Volswagen:ID 
Buzz/Budd-E
-Panansonic:CES2017 
   Concept
-Peugeot:Traveller I-lab

가족활동(교제), 
디스플레이 사용, 
공동 활동 등

고정
형

-Volkswagen:Sedric
-Nio: Eve

세로형 배치 - Nio: Eve
휴식, 업무, 
디스플레이 사용 등

가로형 배치 -Volvo:Concept 26 업무, 수납활동 등

* 배치유형은 권주영 주다영2017) 참고 및 재구성

표 3. 실내공간배치별 실내행위

앞좌석 중심 배치에서 가능한 실내행위는 업무, 휴식, 음악/

오디오듣기, 디스플레이 사용 등, 뒷좌석 중심배치에서는 휴식, 

가족활동, 디스플레이 사용 등이 있다. 중앙 중심 배치의 경우

에는 가족활동(교제), 디스플레이사용, 공동 활동 등이 있으며, 

세로형 배치는 휴식, 업무, 디스플레이 사용 등, 가로형 배치는 

업무, 수납 등이 있다.

앞좌석과 뒷좌석 중심으로 공간을 설계한 경우에는 부분 

1열로 구성된 배치이거나 1열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좌석수

가 적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도를 반영한 설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일지라도 운전자가 주행 제어권을 이양할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석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앞좌석 중심의 설계와 고려는 운전

자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중앙 중심 배치는 회전하는 좌석을 설치하여 가변형을 통해 중

앙 중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와 중앙을 중심으로 좌

석이 고정되어 마주보거나 라운드형으로 배치된 구조가 있다. 

중앙 중심 배치가 이전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멀미 등의 특성과 위험사고 

발생시에 주행 제어권 이양을 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로

형 및 가로형 배치는 1인 좌석에서의 활동반경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배치구조라 할 수 있는데, 탑승자의 

앞/뒤 및 측면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반경을 넓혀 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녀 협소한 공간이라는 특성을 극

복할 수 있다. 

4. 실내행위 분석 및 유형화

4.1 실내행위 분석과정

실내공간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실내행위 범위를 도출하

기 위해서 국내․외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선정한 문헌자료

는 국내 생활행위 및 생활시간 관련 문헌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공간과 행위에 한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헌이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속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충족을 위해 

국내 생활행위 관련 문헌을 선정하여 자동차 내에서 발생 가능

성이 있는 실내행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그 밖에 이동성의 기능

이 있는 자동차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기 하고 요

구하는 행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공간과 행위에 한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헌을 선정하여 

행위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국내 일상의 생활행위 및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자동

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내행위를 도출하였으며, 

문헌연구 기반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품화 및 상용화 되는데 기여될 것으로 기 된다.

실내행위 도출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 

생활행위 관련 문헌자료는 ‘일상생활행위’, ‘생활시간’, ‘주생활’, 

‘실내공간’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생활행위 도출을 위

해 선정된 문헌은 국민의 시간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생활

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개발한｢2014 생활시간조사｣이다. 통계청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동안 한 모든 행동의 표준분류인 행동분류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였으며, 

이에 본 문헌을 참고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실내행위를 도출하였다.

공간과 행위에 한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연구 및 조사

자료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 ‘소비자 니즈

(customer needs and wants)’, ‘실내공간(interior space)’, ‘실내

행위(interior activity)’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

된 문헌은 국내조사자료 1건, 국외연구 및 조사자료 7건이다.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과 행위 한 소비자 니즈

(needs)관련 조사와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동차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하여 실내행위 범위를 도출하고자 하였

으므로, ｢2014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체계와 각국의 생활시

간조사와 행동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한 문헌인 통계청의 ｢생활

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 개선방안 검토, 2013｣를 참고하여 국내 

행동분류체계에 적합하도록 국외문헌에서 도출된 생활행위를 

통합 및 분류하였다. 

도출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내용을 상으로 실

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실내행위 통합 및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유형화하였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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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출 및 유형화 과정은 표 4에 도식화하였다.

1) 국내 실내행위 관련 문헌자료 선정(1편)

※ 키워드 : 일상생활행위, 생활시간, 주생활, 실내공간

no 발행 년도 제목

1 통계청 2014 2014 생활시간조사

▽

1차 도출
자동차 내에서 가능한 실내행위 도출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실내행위 재분류

▼
2)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연구 및 조사자료 선정(국내 1건/국외 7건)

※ 키워드 :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 
소비자 니즈(customer needs and wants), 실내공간(interior space), 
실내행위(interior activity)

▽

2차 도출

소비자 니즈 실내행위 도출※ 도출기준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 
개선방안 검토, 2013｣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항목 도출

국내 실내행위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도출된 
실내행위에 통합

▼
3)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도출

▼
4) 실내공간 설계를 위한 실내행위 유형화

표 4.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도출 및 유형화 과정

4.2 실내행위

1차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는 국내 생활행위 관

련 문헌자료인 ｢2014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를 통해 도출

하였다. 문헌자료에서 제시한 생활행위는 9개의 분류와 42개

의 중분류, 138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진다(표 3). 본 연구의 목

적은 자동차 내에서의 행위 도출이기 때문에 도출 기준을 설정

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도출 기준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기본적으로 이동성이 없는 

일반적인 공간에서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행위의 범

위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둘째,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갖는 

행위이거나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셋째, 자동차 내 시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지원되

지 않아도 되는 행위와 지나치게 세부적인 행위의 경우 제외한

다. 넷째, 세면, 변기사용 등의 신체위생과 조리, 설거지 등의 취

사 관련 행위는 자동차 자체를 숙식 목적의 거주 개념보다 이

동성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제외한다. 다섯째,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를 통해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에 부합되지 않는 행외는 제

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실내행위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비슷한 행위 특성끼리 통합 및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슷한 특성의 행위를 통합한 결과를 ｢2014 생

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업무 및 학습’, ‘가정

생활 및 개인관리’, ‘식사 및 정리정돈’, ‘이동수단’, ‘휴식 및 수

면’, ‘운동’, ‘교제활동’, ‘취미활동’ 8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였

다. 1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도출 기준 및 도출 결

과는 다음의 표 5에 정리하였다. 

2차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 및 행위에 한 소비자 

니즈(needs)관련 문헌자료 8건을 상으로 실내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도출하였으며(표 6), 1차로 도출한 실내행위에 통합하

였다. 문헌별로 조사 상과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본 연

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문

헌 기반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 문헌의 반영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상 자료 중 7건이 국외문헌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2014 생활시간조사｣에서 도출된 

실내행위와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 개선방안 검토, 2013｣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국내 행동분류체계에 적합하도록 적용 

및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행위는 표 6에 정리하였다.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헌 및 조사자료에서 도출한 실

내행위는 모두 1차에서 도출한 행위에 포함되어 1차, 2차에 걸

쳐 실내행위를 도출 및 통합하였다(표 6). 8개의 실내행위 유형 

중 ‘교제활동’, ‘취미활동’, ‘업무 및 학습 활동’에 한 행위는 모

든 출처문헌에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실내공간 구성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된 시간을 업무와 학습을 하면

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를 단순히 이

동수단으로서 생각하여 운전 신 휴식을 취하거나 창밖을 응

시하는 등의 명상, 드라이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도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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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내행위 관련 문헌자료 ｢2014 생활시간조사｣행동분류

대분류(9개) 중분류(42개, 일부 생략), 소분류(138개, 생략)

개인유지 수면, 식사,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학습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

가정관리
음식준비, 청소 및 정리, 가정용품관리, 차량관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아이돌보기, 배우자 및 부모 돌보기, 그 외 가구원 
및 가족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활동, 자원봉사, 사람 돕기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이동
출퇴근 및 기타 일 관련 이동,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기타 기타 행동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도출 기준 참고

1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한정 범위 제약 없이 도출

2
외부공간과의 연계성/특정장소의 행위 
제외 

자원봉사, 달리기, 
종교/문화활동 등 제외

3
자동차 내 시간 활용 측면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행위 / 지나치게 
세부적인 행위 제외

구직활동, 아파서 쉼, 
간호하기 등 제외

4 이동성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행위 제외 개인위생 등 제외

5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 참고

설계 방향성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 
제외

▼
비슷한 행위 통합 및 재분류

1 업무 및 학습
업무, 스스로 학습, 방송/인터넷 수강, 책 
읽기, 신문/잡지 보기

2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의료서비스 받기(개인건강관리), 
외모관리(화장하기, 옷 갈아입기), 애완 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아이/가구원/가족 
돌보기, 아이 놀아주기, 공부 봐주기, 차량 
관리 및 서비스 받기, 상품 온라인 쇼핑 및 
구입, 금융기관 이용

3 식사 및 정리정돈
식사준비, 식사, 간식, 음료마시기, 음식 
관련 서비스받기, 청소, 정리, 쓰레기 
버리기, 용품 관리

4 이동수단
출퇴근 및 기타활동 관련 이동, 아무것도 
안하고 쉼

5 휴식 및 수면 수면, 일/학업 중 휴식

6 운동 개인운동

7 교제활동
대면교제, 화상/음성 전화, 문자보내기, 
메일보내기, 기타 교제관련 행동

8 취미활동

실시간 방송 보기(TV), 영화보기, 비디오 
보기, 라디오/오디오 듣기, 스포츠 경기 
관람, 집단게임/놀이, 컴퓨터/모바일 게임, 
개인 취미활동, 유흥, 담배피우기, 인터넷 
정보검색, 개인 취미활동

표 5. 1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도출기준 및 도출결과

가장 적은 요구로 나타난 행위는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운

동' 관련 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과 관련된 행위 요구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지원될 가능

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요구를 통해 앞으로 기존 자동차보다 사용자별로 

다양한 요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생활행위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행위는 폭넓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러 

행위를 충족시키는 복합적인 실내공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활공간으로 정의

하여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를 도출하기 위해 일상의 

생활시간 및 생활행위를 바탕으로 자동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행위를 도출하였으며,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내용을 포

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자율주행 자

동차 콘셉트 사례와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헌에서는 포함

되지 않은 행위를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미

가 있다(그림 2).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 및 관련 기업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실내행위를 고려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

는 노력을 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에 적합한 실내공간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도출방법

및 내용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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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구체적 실내 행위 
출처문헌**

1 2 3 4 5 6 7 8

1
업무 및 
학습

업무, 학습, 방송/인터넷 
수강, 독서, 신문/잡지 
보기

● ● ● ● ● ● ● ●

2
가정생활/
개인관리

의료서비스 
받기(개인건강관리), 
외모관리(화장하기, 
옷갈아입기), 애완 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아이/가구원/가족 돌보기, 
아이 놀아주기/공부 
봐주기, 차량 관리 및 
서비스 받기, 온라인 쇼핑 
및 구입, 금융기관 이용

● ● ●

3
식사 및 
정리정돈

식사준비, 식사, 간식, 
음료마시기,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청소, 정리, 
쓰레기 버리기, 용품 관리

● ● ● ● ●

4 이동수단
출퇴근 등 이동수단, 
여행, 창 밖 
응시(도로응시)

● ● ● ●

5
휴식 및 
수면

수면, 휴식, 기도, 여행, 
명상 및 사색

● ● ● ● ●
6 운동 운동 ●

7 교제활동

대면교제, 화상/음성 
전화, 메일보내기, 
문자보내기, 성생활, 
SNS/소셜미디어

● ● ● ● ● ● ● ●

8 취미활동

TV 및 영화시청, 
라디오/오디오 듣기, 
미디어 영상 관람, 
집단게임/놀이(물리적, 
비물리적 게임), 
컴퓨터/모바일 게임, 
유흥, 음주, 담배 피우기, 
인터넷 정보검색, 
사진찍기 및 게시, 비디오 
찍기

● ● ● ● ● ● ● ●

* 통합기준 : 국내 행동분류체계에 적합하도록 적용 및 통합.
* * 권주영, 주다영(2017)의 일부 문헌 참고
1. Auto Insurance center, What are respondents most likely to 
do while in a self-driving car?(2014)
2. Eva Fraedrich et al., User Perspectives on Autonomous 
Driving(2016)
3. State Farm, Autonomous vehicles(2016)
4. Nielsen company, What’s driving tomorrow’s driver?(2016)
5. College of Engineering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What 
would you do in a self-driving car?(2015)
6. Paul Filo, Issac Lubega, Design of interior for a self-driving 
car(2015)
7. I.Pettersson, M.Karlsson, etting the stage for autonomous 
cars: a pilot study of future autonomous driving 
experiences(2015)
8. 모터그래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2014)

표 6. 도출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4.3 실내행위 유형화

도출된 실내행위를 통해 실내공간 설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내행위 유형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실내행위의 유

형화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내공간의 레이아웃과 디자인, 

안전성 및 효율성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설계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행위

를 지원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출한 실내행위를 기반으로 행위를 유형화

해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외 처음

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와 같이 일부 특정 행위만을 

적용시켜 유형화한 것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행

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모든 행위를 기본으로 유형화 시켰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no 분류(개수) 구체적 실내 행위 대표 관련 이미지

1
업무 및 
학습

업무, 학습, 방송/인터넷 수강, 
독서, 신문/잡지 보기

RINSPEED&HARMAN: 
XchangeE (2014)

2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의료서비스 
받기(개인건강관리), 
외모관리(화장하기, 
옷갈아입기), 애완 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아이/가구원/가족 돌보기, 
아이 놀아주기/공부 봐주기, 
차량 관리 및 서비스 받기, 
온라인 쇼핑 및 구입, 
금융기관 이용, 식사준비, 
식사,  간식, 음료마시기,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청소, 
정리, 쓰레기 버리기, 용품 
관리

VOLVO: 
XC90 Excellence child 
seat concept(2015)

3 휴식

수면, 휴식, 출퇴근 등 
이동수단, 명상 및 사색, 
여행, 기도, 창 밖 
응시(도로응시)

NIO: EVE(2017)

4
취미 및 
사교

대면교제, 화상/음성 전화, 
메일보내기, 문자보내기, TV 
및 영화시청, 라디오/오디오 
듣기, 미디어 영상 관람, 
운동, 집단게임/놀이(물리적, 
비물리적 게임), 
컴퓨터/모바일 게임, 유흥, 
음주, 담배피우기, 인터넷 
정보검색, 사진찍기 및 게시, 
비디오 찍기, 성생활, 
SNS/소셜미디어

PEUGEOT: 
Traveller i-lab(2016)

*유형화 기준  : 1) 비슷한 행위 특성끼리 통합,   2) 사례분석 내용 
참고하여 레이아웃/필요 실내  구성요소 및 특성이 같은 행위끼리 통합

표 7. 실내행위 유형화*

유형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첫째로 비

슷한 행위 특성끼리 통합하였으며, 둘째로 사례분석 내용을 참

고하여 레이아웃, 필요한 실내 구성요소 등의 특성이 같아 실내

공간 설계 방향성이 비슷한 행위끼리 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크게 ‘업무 및 학습’,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휴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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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및 사교’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표 8).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내용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공간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

본 연구는 양산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실내

행위에 한 심층적인 고찰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공간 활

용을 위한 다음 단계의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

내행위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

품화를 위해서는 실내행위에 적합한 공간 설계와 함께 자동차

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내행위에 영향을 미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처음으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학술적․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그림 3).

문헌분석을 통해 실내행위를 분석하고 유형화한 내용, 실내

공간 배치 유형별 가능한 실내행위 분석 내용, 실내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자동차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실내공간 설

계 가이드라인에 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 종합 방법

첫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는 일상생활시간과 관련

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위를 비슷한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실내공간 배치별 발생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공학적 

설계를 통해 편의성을 극 화 한 실내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 자동차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협소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

데,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효율

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내행위의 정의 규정과 유형

화를 통해 실내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

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와 관련하여 HMI(Human 

Machine Interface)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HMI는 운전자의 편의성 및 감성만족을 극 화하는 인간공학

적 기술로 운전 나 시트와 같은 실내구성요소 등 탑승자의 몸

에 닿는 모든 부품의 최적 설계나 각종 부품의 효율적 배치를 

의미한다. HMI 관점과 실내행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실내공

간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개별 실내행위를 도출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보

다 실내행위를 유형화하고, 실내공간 배치별 발생할 수 있는 실

내행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내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것이 보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자동

차 제조사/부품사 및 관련 IT업체에서 제시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유형화 된 실내행위와 

실내배치에 따라 공간 설계를 하여 생활공간으로서의 실내공

간을 선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실내행위에 따라 실내

공간 설계 방향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8와 같다. 

업무 및 학습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앞좌석 중심 배치 세로형 배치/중앙 중심 배치

시트

-업무/학습 : 가구형태 및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
- 독서/신문보기 : 편안한 
각도의 시트

- 돌보기 : 유아 및 노인 등 
노약자 돌봄에 효율적 배치 
- 돌보기/식사 등 : 대면교제 
배치

편의
장치

- 공통 : 각도 및 위치 조절 
가능한 테이블

- 식사/간식 : 냉장고, 
테이블, 커피머신 
- 청소/정리 : 청소기, 
쓰레기통
- 외모관리 : 화장대, 거울 등

수납
공간

-공통 : 
서류 수납공간, 책 수납공간, 
메모지 및 필기구 수납공간

- 식사/간식 : 식기장
- 청소/정리 : 신발장, 
옷장/옷걸이, 가방 수납공간 등 

조명
- 공통 : 개별 조명,
행위 효율성 높이는 조명,

- 화장 : 화장을 위한 조명

휴식 취미 및 사교

앞좌석/뒷좌석 중심 배치
세로형/가로형/중앙 중심 

배치

시트
- 공통 : 릴렉스 시트,
마사지 기능 등이 적용된 
시트

- 대면교제/집단놀이 등 : 
시트 회전하여 마주보기 배치

편의
장치

- 공통 : 풋레스트,
휴대폰 거치대
- 여행 : 여행 분위기를 
주는 윈도우/도어/천장 
디스플레이

- 공통 : 대형 사이즈/높은 
해상도/
공간 효율성 높은 디스플레이, 
각도/위치조절 가능한 
디스플레이, 공용테이블

조명
- 공통 : 시각적 자극 없는 
조명 설치

- 공통 : 
탑승자별 개별 조명

행위지원 설계 공통요소

콘솔
박스

행위 특성에 따라 수납공간/편의장치/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콘솔박스의 이동성 적용

공간
배치

공간 활용을 위해 실내공간 구성요소의 변형/이동/수납 등 
고려. 이와 함께 편리성을 위해 실내공간 구성요소의 
인간공학적 배치

표 8. 실내행위 및 실내배치에 따른 실내공간 설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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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행위별로 실내공간 설계 시 중요시 되는 요소에 차이점

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실내공간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각 행위별, 공간배치별로 세분화된 방향성을 파악해야 한다.  

‘업무 및 학습’ 유형은 주로 앞좌석 중심 배치 형으로 시트, 테이

블, 디스플레이 등의 편의장치가 업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서류나 서적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설치하

고, 집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명의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유형은 주로 세로형 배치/중앙 중심 배

치형으로 개인의 외모를 가꾸고 자녀 등의 가족을 돌보는 행위

와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수납공간을 고려해야 하며,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납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수납공간과 

함께 옷걸이나 화장 , 냉장고, 청소기 등의 편의장치 설치에 

한 중요성이 높다. 무엇보다 가족단위로 자동차를 사용할 시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시트를 제공하거나 충분한 좌석을 제공

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휴식’ 유형의 경우, 주로 앞좌석 중

심/뒷좌석 중심 배치형으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시

트를 적합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일반 시트와는 다르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

간 확보에 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미 및 사교’ 

유형은 주로 세로형/가로형/중앙 중심 배치형으로 무엇보다 편

의장치인 디스플레이에 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디스

플레이 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면교제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트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의 새로운 배치방

식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실내행위에 따라 필요한 실

내공간의 구성요소와 중요시되는 계획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내행위별로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선호하는 실내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내공간에 적용시켜야 한다. 완전 자율주

행 자동차에서 다양한 행위가 가능해졌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

지만,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선호도는 행위별로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주로 교제나 취

미활동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동적인 활동 외에도 자동

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소비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실내행위와 관

련된 국내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문헌 및 

조사 자료를 토 로 분석하였을 때 국내와 국외의 실내행위 선

호도는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나라별, 세분화

된 소비자별로 선호하는 실내행위를 파악하여 실내공간을 설

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소비자가 우

선적으로 요구하고 선호하는 실내행위는 ‘교제 및 취미활동’, 

‘업무 및 학습’, ‘휴식 및 수면/식사 및 정리정돈' 순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내공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실내공간

을 설계한다면 소비자 니즈(needs)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간 

활용성을 높인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에는 생활공간보다 상 적으

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

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공간의 배치별로 구분하

여 행위에 필요한 편의장치와 레이아웃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효율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실내행위를 상으로 공간 배치별로 발생 가

능한 행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내행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배치는 ‘세로형 배치(82%)’, 

‘앞좌석 중심 배치(64%)’, ‘뒷좌석 중심 배치(41%)’, ‘가로형 배

치(27%)’, ‘중앙 중심 배치(18%)’ 순으로 나타났다. ‘세로형 배

치’의 경우 거의 모든 행위를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공간배치

보다 상 적으로 소비자 니즈(needs)에서는 낮은 선호도였던 

행위가 많이 포함되었고, ‘중앙 중심 배치’의 경우에는 본 연구 

분석 결과 18%정도의 행위만 포함될 수 있지만, 교제나 취미활

동 등 소비자 니즈(needs)측면에서는 높은 중요성을 보이는 행

위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공간별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

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실제로 빈번하게 일

어날 수 있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을 조성할 필요

성이 있다. 

그림 5. 공간 배치별 발생 가능한 실내행위 비중

넷째, 실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사용자가 실내행위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해

야 한다. 자동차는 이동성이라는 기본적인 목적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실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

더라도 고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내행위와 같은 효과

를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단순히 

생활공간으로만 정의해서는 안 되며,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소비자가 방해요소 없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도록 연구 및 개발해야 한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에 한 고찰을 통해 보다 현실적

인 실내공간 설계를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목

적에 따라 자동차의 실내공간 설계와 관련된 많은 요소 중 실

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특수성과 관련된 요소를 분

석하고자 한계점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 및 개발 관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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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활동’, ‘안전성’, ‘한계점/문제점’ 

키워드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멀미’, ‘소음/진

동’, ‘안전성’에 한 이슈가 도출되었다(표 9).

no 고려요소 연구 및 개발 내용

1 멀미

미국 미시건대 교통연구센터, 2015
-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운전 하는 
자동차보다 멀미를 유발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 
제시

2 소음/진동

호드 립슨, 멜바 컬만, 넥스트 모바일: 자율주행 
혁명, 2017
-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

3

안전성

안전
벨트

볼보자동차, 2017
- 취침, 영화 감상 등 탑승객 자세변화에 따른 
안저벨트 연구 돌입

4 에어백

ZF-TRW, 시트 전개 에어백 공개, 2017
- 자율주행자동차에 맞추어 개발되어 시트 
등받이 좌우에 에어백이 탑재됨
- 사고 시 탑승자의 몸을 좌우 에어백이 감싸 
안전 확보

5
기술
단계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 
2016
- 돌발상황 발생 시  수동조작 가능해야 함

표 9. 실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특수성

 

미국 미시건  교통연구센터(2015)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

차 실내공간의 레이아웃이 바뀌고 운전 외의 행위를 하면서 탑

승자는 감각의 부조화 현상을 경험하여 멀미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탑승자가 멀미를 느끼

지 않도록 형 투명 창으로 자동차를 설계하여 시야를 최 한 

확보하고, 전방을 편안하게 주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설계하

여 창의 표면 영역을 최 화 하는 등의 고려를 통해 멀미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43].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디스플레

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Miksch et al(2016)에 따르면 노트북과 같은 디스플레이로 책

을 읽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때에 디스플레이의 배경을 현재의 

차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도로 상황

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탑승자가 동일한 시간에 실내 행위가 가

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는 

CES 2017에서 선보인 Bose의 시트 개발과 같이 시트를 활용하

여 머리의 흔들림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멀미 현상을 해결한

다. 이와 같이 멀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분석하고 행

위와 연관되어 있는 실내공간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멀미 현상

에 한 고찰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자동차의 소음과 진동 기술에 한 연구 및 개발은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한 단

계 더 나아가 실내행위에 방해 주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

하다. BMW의 콘셉트 사례인 I-inside future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좌석마다 소음제거 기술을 갖도록 하는 스피커를 장착하여 

실제로 사운드를 사용하는 탑승자만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완

전 자율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기 때

문에 실내공간 변화와 함께 안전성과 관련된 구성요소 역시 다

양한 형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4]. 안전성 측면에서

는 안전벨트, 에어백, 태스크(task) 최소화 고려를 통한 실내행

위 지원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탑승자의 자세변화에 적합한 안

전벨트와  에어백 설치가 필요하며,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고려

하여 자동-수동주행 변화 시 탑승자의 태스크(task)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전에 개발된 에어

백 제품들과 같이 시트의 회전을 고려하여 시트에 에어백을 설

치하거나 포드의 에어백 특허처럼 테이블과 같은 편의장치에 

에어백을 설치하여 편의장치로 인해 탑승자가 다치지 않도록 

고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이 실내행위를 방해하는 요소

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내공간 설계에 한 연구는 자동

차의 특수성 등 실내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과의 연계

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내공간 설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가 자동차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분석하고 유형화하

여 실내공간 설계 및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상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

문에 실내공간에 한 연구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러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공

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한 정의가 반드시 선행되어

야만 한다. 이에 생활행위 및 생활시간 관련 문헌분석, 자율주

행 자동차 실내공간과 행위에 한 소비자 니즈(needs) 관련 

문헌분석을 통하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요구되는 행

위를 분석 및 유형화하고, 실내공간의 배치에 따른 실내행위와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일상생활행위와 연관시켜 자동차 실내행위를 정의를 

규정한 시도 자체로 본 연구에 의의가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방향성 제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처

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행

위를 중심으로 한 실내공간 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

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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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탑승자에게 시간의 자유를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시한 콘셉

트 사례는 일부분의 실내행위를 지원하는 공간 구성에 그치는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활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실내공간 설계의 근간인 실내행

위 분석에 한 실증적인 연구가 일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가 변화하여 특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가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자동차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행위는 업무나 수면 

등 개별적인 행위부터 면교제 등의 행위까지 폭넓은 범위가 

도출되었는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행위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

한 실내행위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행위와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행위가 무

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용

자 중심의 복합적인 실내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은 크게 ‘업무 및 학습’, 

‘가정생활 및 개인관리’, ‘휴식’, ‘취미 및 사교’ 행위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설계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실내행위 유형별로 실내

공간에서 중요시 되는 요소에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

적인 실내공간 설계를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설계 방

향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탑승자의 행위에 방해되는 자동차의 특징을 고려하여 

실내행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동성이라는 특징과 함께 고정

된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공간이므로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한계점에 한 고찰과 책방안에 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변화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공간에 한 개념 

명료화와 실내공간 방향성 설정 필요성에 입각하여 문헌연구 

기반으로 실내행위를 도출하고 유형화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실내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생활양식이 바뀌게 될 것이

라 예측되고 자동차 제조사/부품사 및 IT업체에서 가까운 장래

에 실제로 생산할 콘셉트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는 측면과 실내

공간 설계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소비자 니즈를 체계적 문헌고

찰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내공간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고안하여 학술적․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 비하여 신규성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내용 활용을 통해 향후 연구 가능성

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 자동

차가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생활행위별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적용 방안인지를 평가할 

수 없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

험환경을 구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소비자 인식과 요

구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2 제언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와 행위 관련 기초연구

로써 앞으로 완전한 실내공간의 설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국내 소비자 

상 조사 및 연구가 미비하여 이를 토 로 실내행위를 도출하

여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에 

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15].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 상 조사를 진행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설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

와 같이 주행 제어권을 이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제어권 이양 시에 운전석 시트의 회전과 같은 공간 변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미래차량 콘셉트 사례에

서는 부분 실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로운 실내공간을 

구성하였지만,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 제어권을 이양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주행상황의 안전성을 확보하면

서 동시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변화 설계

에 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운전자가 자가용 자동차에 혼자 탑승하는 경우는 

전체 통행 수 중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

경을 토 로 운전자 중심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가 이루

어지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연계하여 탑승 인원

에 따른 실내구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16]. 

넷째,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서 확보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

하게 될 것인가에 한 주제는 실내행위 분석과 함께 사용자의 

자가용 자동차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종합하는 고차원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실내행위 지원

을 위해 탑승자의 멀미를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반

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공간 설계는 활용성을 높인 실내공

간 조성과 자동차 특성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며, 이러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고 적용 가능한 실내공간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보다 구

체적이고 종합적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설계 방향성에 

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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