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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D lighting may cause different sensation and color appearance due to the different spectral power

distributions compared to those of conventional lightings. Particularly, the CCT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of LED lighting has a major effect on color appearance so that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hrough a subjective evaluation and luminance measurement for effective color appearance

in a space. This study performed a subjective evaluation under the seven different LED CCT

conditions, and color appearance was evaluated with major five colors in a customized lighting box. In

addition, luminance measurement was conducted for each CCT and color condition to compare the

results from a subjective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to select a proper LED CCT

for specific colo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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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너지절감과함께고효율조명개발의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백열램프 및 형광램프를 대체할 광

원으로저소비전력, 고효율, 친환경적인 LED 조명이

각광받고있다[1]. 이러한특징으로 LED 조명은신광

원으로서다양한분야에적용되고있다. 백색 LED의

경우청색 LED로부터방출되는청색빛을여기(勵起)

에너지원으로황색의형광체를결합하여백색이구현

된것으로, 분광스펙트럼상에서최대피크치가청색

과황색의두영역에서발생된다[2]. 이러한LED의분

광분포는기존광원과다르기때문에, LED 조명에의

한물체의색보임은기존광원에의한색보임과큰차

이를 가져올 수 있다.

조명용 광원으로서 LED는 기존광원에 비해 낮은

연색지수(Color Rendering Index)로 인하여 인간의

감성반응 및 시작업 등에 차이를 가져오며[3], 그에

따라 LED 조명의적용에한계점이발생한다. 그러나

LED 조명의 적용범위가다양해지면서색보임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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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되는상업공간에의적용또한피할수없게됨에

따라 LED 조명특성을 고려한 조명계획이 요구되어

진다.

LED 조명관련기존의선행연구를살펴보면, 대부

분LED 조명과형광램프의작업성, 분위기등에관한

주관평가 비교 및 색온도 변화에 따른 공간 선호도,

감성반응과같은일반적인주관평가의연구들이수행

되고있다[3-10]. 이중 LED 조명과 형광램프에따른

색 차이를 비교하는 주관평가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는 대체적으로 소수 샘플에 의해 진행되었다

[11-13].

LED 조명의 색온도가 달라지면 물체에 입사하는

파장의비율이달라져색보임에가장큰영향을미치

므로, 공간내색보임이잘나타나도록하기위해서는

색상별적합한색온도의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 그

러나 이러한 색온도별 LED 조명의 분광분포에 따른

색보임에관한연구는없는실정이다. 따라서본논문

에서는 색온도별 LED 조명에 의한 색상별 색보임을

분석하고자 기존광원인 형광램프에서의 색보임을 기

준으로색상별색보임차이를분석하였다. 또한각상

황에서색상별휘도값을측정하여주관평가의결과와

측정휘도값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공

간내색보임을효과적으로나타내기위한 LED 조명

의 색온도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연구는현재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형광램프

에의한색지의색보임을기준으로 LED 조명의색온

도 변화에 따른 색보임을 비교․평가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동일한조명박스두개를제작하여조명박스중

앙에각각형광램프와 Bar Type의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2) 피험자에게는 각 조명박스 내에 놓인 색표지를

동시에비교할수있도록하여색보임및선호도,

감성이미지차이를평가하도록임상실험을진행

하였다.

3) 색온도별 LED 조명에의한각색상별색표지의

휘도를 측정하였다.

4) 두 실험을 통하여 휘도 및 임상실험 결과를 비

교․분석을 통해 두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이때동일조건하에서특정색상의휘도를측정하였

을때, 그값이클수록그색상의색보임을잘나타낸

다고할수있다. 이는그색상의색을보이게하는파

장의반사율이커[14], 우리눈의시감각을더욱자극

하기 때문이다.

2. 실험 및 분석

2.1 개  요

본 연구는 우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광

램프의 색보임을 기준으로 색온도별 LED 조명의

색보임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평가․분석하였다.

형광램프와 LED 조명을 동시에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조명박스(W600×D350×H440[mm]) 두 개를

제작하였다. 이는 제한된 개수의 조명박스를 통해

LED 조명에 의한 절대적인 주관평가를 수행할 경

우에는 반복되는여러 색온도들에의해서 피험자에

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광원이라는 상대적인 요소를 고

려한 것이다.

제작한 조명박스에 형광램프와 Bar Type의 LED

조명을 중앙에 배치하여 밝기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주변색과주변광의영향을최소화

하고자 조명박스 내․외부색은 검정색으로 통일하였

으며, S대학교의창이없는강의실에서실험을진행하

였다. 표 1은 논문의 실험측정 개요이다.

그리고 제작한 조명박스를 통해 형광램프와 LED

조명에 의한물체의색상별평가를위하여, 전문가용

색표집에서 대표색상 5가지를 선정하였다. 대표색상

은 표 2와 같이 먼셀의 주요 5색인 Red, Yellow,

Green, Blue 및 Purple로 하였다. 이를평가하는항목

은인간의시각기능및심리적반응을고려하여색보

임, 밝기, 선명함, 자연스러움, 선호도의 평가로 구분

하였으며, 7점 스케일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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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밝기, 선명함, 자연스러움과 같은 감성이미

지 평가는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어휘를 선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색온도별

LED 조명으로색상별색지를조명후, 각각의 휘도

를 측정하여 이를 임상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때 휘도 측정은 임상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

행하였다.

표 1. 실험측정 개요
Table 1. Summary of the experiment measurement

실험

기간
2010년 7월 15일 ∼ 2010년 8월 21일

실험

장소
S대학교 강의실

실험

기기

LED bar

조명 박스
Laptop

컴퓨터

색온도

컨트롤러

M사

LS-110

M사

CL-200
삼각대 색표지

표 2. 평가에 사용된 색
Table 2. Colors for the subjective evaluation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H : 5R

V : 4

C : 16

H : 5Y

V : 5

C : 11

H : 5G

V : 5

C : 11

H : 5B

V : 4

C : 9

H : 5P

V : 3

C : 11

2.2 방  법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기준조명은 2807[K]과

6230[K]의 형광램프와 6349[K], 6023[K], 4682[K],

3956[K], 3401[K], 2852[K] 및 2640[K]의색온도를가

지는총 7가지의 LED 조명기구를이용하여비교하였

다. 각조명은조명제어소프트웨어를통해 256단계로

밝기조절하여 200[lx]를기준으로약±2[%]가되도록

유지하였다. 사용된 Bar Type의 LED 조명기구는 N

사의동일한소자를사용하였고, 동일간격으로배치되

었다. 표 3은실험에사용된각광원의특성을나타낸

것이다.

표 3. 실험광원의 특성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light sources

구분 광원종류
색온도

[K]

조도

[lx]

평균

연색

지수

색좌표

x y

형광

램프

Ref.-1 2807 198.9 84.50 223.8 206.5

Ref.-2 6230 196.3 84.50 183.3 200.2

LED

Test-1 6349 198.3 78.60 195.9 198.4

Test-2 6023 202.1 77.90 200.7 202.1

Test-3 4682 200.1 68.90 187.0 200.2

Test-4 3956 200.8 75.30 196.2 200.9

Test-5 3401 203.3 74.10 208.6 203.4

Test-6 2852 197.1 67.70 210.3 197.2

Test-7 2640 201.0 65.80 221.4 201.1

표 4는실험광원의분광분포를나타낸것이다. 형광

램프는 O사의 것으로서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한 400

∼750[nm] 범위의분광분포를나타낸것이다. 그리고

LED 조명은국가공인기관에검사를의뢰하여 L사의

SLMS LED-7650을 통해 380∼740[nm] 범위의 파장

별 복사에너지양의 데이터를 얻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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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광분포

형광

램프

R-1

R-2

LED T-1

LED

T-2

T-3

T-4

T-5

T-6

T-7

그림 1. 임상실험의 모습
Fig. 1. The figure of the subjective evaluation

표 4. 실험광원의 분광분포
Table 4. The spectral distributions of light sources

본연구의실험에사용된색표지(50×50[mm])를 각

각의 조명박스 내 동일 색표지를 중앙에 위치시켰으

며, 이때 색표지가 놓인 작업면의 높이는 750[mm]이

다. 피험자는그림 1과같이두개의조명박스정중앙

으로부터약 1,014[mm] 떨어진위치에서평가하였다.

그리고 형광램프를 기준으로 LED 조명의 항목별 상

대적평가를 위하여 임상실험및 휘도측정을 하였다.

우선 임상실험은 동일 조도 하의 기준광원인 형광램

프와비교광원인 LED 조명을설치한두개의조명박

스를나란히배치하여피험자가비교․평가하는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2807[K]과 6230[K]의 형

광램프와 LED 조명을 동시에 비교하여 형광램프를

기준(보통:0)으로 하여 LED 조명을 상대적으로 평가

한것으로 7점 스케일평가법을사용하였다(매우 : 3,

보통 : 0, 전혀 : -3). 감성이미지평가를위한평가어

휘는관련선행연구에서제안한평가어휘를바탕으로

[15-17], 색보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감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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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3 T-1 T-1 T-5 T-3

최소[K] T-7 T-7 T-7 T-2 T-7

가항목으로 3쌍의어휘(밝은-어두운, 선명한-흐릿한,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를 추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색상의 파장영역별 반사율에 의한

밝기를 알기 위해 임상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휘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피험자와 동일한 거리에서 약

1,200[mm]의 높이(사람이 앉았을 때의 시선높이)에

고정된휘도계를통해측정하였다[18-19]. 휘도측정은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1 point 측정 5 point 측정

그림 2. 측정위치 (조명박스 평면)
Fig. 2. The measurement positions(lighting box plane)

2.3 피험자 구성

피험자는색판별에이상이없다고인정되는총 30명

의 건축과대학원생을대상으로하였다. 이중 15명은

기준광원이온백색(2807[K]) 형광램프인경우와나머

지 15명은 기준광원이 냉백색(6230[K]) 형광램프인

경우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임상실험의 피험자 구성
Table 5. Composition of subjects for the evaluation

성별
남자 17명(56.67[%]),

여자 13명(43.33[%])

소속 S대학교 건축과 대학원생

나이 만 20세부터 만 29세

피험자

시력

조건

안경 렌즈 미착용

7명 7명 16명

색맹 색약 정상

0명 0명 30명

합 계 30 명

3. 결과 및 고찰

3.1 임상실험

기준광원과비교광원의상대적평가를위하여형광

램프와 LED 조명이 설치된 조명박스를 나란히 배치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준광원이 온백색과 냉백

색일때로구분하여 LED 조명의색온도변화에따른

특정색의색보임, 밝기, 선명함, 자연스러움, 선호도의

평가로 나누어 표 6과 7에 나타냈다.

형광램프를 기준으로 색온도 변화에 다른 LED 조

명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준광원이온백색형광램프인경우, LED 조명이

기준광원(Test-3)보다 낮은 색온도에서는 Red와

Yellow의 색보임이 좋다. 그리고 기준보다 높은

색온도에서는 Green, Blue 및 Purple의 색보임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광원이냉백색형광램프인경우, 온백색형광

램프와비교․결과와비슷하나, Yellow의경우에

서기준보다높은색온도에서색보임이좋게나타

났다.

- 색상 및 평가항목에 관계없이 Test-7의 LED 조

명에서대부분가장낮게평가되는것을볼수있

다. 이는 너무낮은색온도가 사람들에게부자연

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20].

표 6. 온백색(2807[K]) 형광램프일 때의 평가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case of the 2807[K]

fluorescent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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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7 T-3 T-4 T-5 T-6

최소[K] T-4 T-7 T-6 T-2 T-7

Green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3 T-1 T-1,2 T-4 T-4

최소[K] T-7 T-7 T-7 T-7 T-7

Blue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1 T-1 T-2 T-2 T-1

최소[K] T-7 T-7 T-7 T-7 T-7

Purple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2 T-2 T-1 T-3 T-2

최소[K] T-7 T-7 T-7 T-7 T-7

Red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6 T-6 T-6 T-6 T-6

최소[K] T-1 T-5 T-4 T-1 T-1

Yellow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2 T-2 T-4 T-2 T-3

최소[K] T-6 T-7 T-7 T-7 T-7

Green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1 T-2 T-2 T-3 T-3

최소[K] T-7 T-7 T-7 T-6 T-5

Blue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1 T-2 T-2 T-1,2 T-1

최소[K] T-6 T-7 T-7 T-7 T-7

표 7. 냉백색(6230[K]) 형광램프일 때의 평가결과
Table 7. Results of the case of the 6230[K]

fluorescent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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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

평가

항목
색보임 밝기 선명도

자연스

러움
선호도

최대[K] T-1 T-6,7 T-2 T-1 T-2

최소[K] T-6 T-6,7 T-7 T-7 T-7

-밝기항목을살펴보면, 기준광원이온백색형광램

프인 경우, 모든 색상에서 Test-1∼Test-3의 높

은색온도를가지는광원의밝기가높게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광원이 냉백색 형광램프인 경우, Red와

Purple 색상에서는 Test-6의 광원이, 그 외의

Yellow, Green 및 Blue의 색상에서는 Test-2의

광원이밝게느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높은색

온도에서 광원이 밝게 느껴지는 일반적인 경우

[21-22]와달리 Red와 Purple의색상에서는기준

광원이높은색온도임에도불구하고낮은색온도

의 광원에서 더 밝게 느껴졌다. 이는 두 색상이

장파장영역에서반사되는에너지양이크기때문

이다. 이는 표 3에서처럼 낮은 색온도를 가지는

광원일 때, 장파장영역의 분광분포 값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 Purple 색상의 경우는 Red와 Blue의 혼합색으로

서[23], 그 비율에 따라 장파장 성분이 많은

Purple, 단파장성분이많은 Purple 색상일수있

다. 본연구에사용된 Purple 색상의색지의경우

위의결과로보아장파장성분이많은 Purple 색

상으로 사료된다.

- 기준광원과관계없이색보임이높게평가되는색

온도의 광원에서 선호도 또한 높게 평가되었다.

3.2 휘도측정

본연구에서는임상실험의결과와비교하고자색온

도별 LED 조명에의한색상별휘도를측정하였다(표

8). 이때 5 point 측정결과는 5 point에서측정한각각

의휘도값의평균값을나타낸것이다. 특정 색온도에

서의 휘도값이 높다는 것은 동일광속이 입사하였을

때 그 색상의 분광반사율과 입사한 광속의 분광분포

간의상관성이높아서더많은광속을반사시키는것

으로, 결국 그 색상을 가장 잘 보이게 하는 색온도라

할 수 있다.

표 8. 휘도측정의 결과
Table 8. Results of luminance measurement

1 point 측정 [cd/㎡]

T-1 T-2 T-3 T-4 T-5 T-6 T-7

Red 4.80 5.16 5.20 6.06 6.73 7.27 7.84

Yellow 28.84 29.52 30.20 31.33 31.48 31.71 32.20

Green 5.53 5.61 5.39 5.15 4.74 4.12 3.87

Blue 7.22 7.23 7.00 6.70 6.26 5.33 5.18

Purple 3.26 3.31 3.13 3.33 3.53 3.37 3.56

5 point 측정 [cd/㎡]

T-1 T-2 T-3 T-4 T-5 T-6 T-7

Red 3.88 4.07 4.09 4.70 5.25 5.69 6.20

Yellow 22.78 23.45 23.61 23.78 24.37 24.40 25.11

Green 4.41 4.44 4.35 4.06 3.71 3.25 3.07

Blue 5.74 5.75 5.43 5.28 4.81 4.20 4.04

Purple 2.60 2.66 2.54 2.68 2.74 2.71 2.76

이때 5 point에서 측정한휘도값이 1 point에서 측

정한휘도값과비교하였을때그값이상대적으로낮

은것을볼수있다. 이는 LED 조명이집속성이강한

배광특성을 가지므로, 조명 중앙의 직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4 point에서의 측정값이 낮기 때문이다.

3.3 임상실험과 휘도측정의 최대값 비교

본연구에서수행한임상실험과휘도측정의결과를

비교하면표 9와같다. 이때 임상실험의색보임과밝

기의항목별로크기가큰순(가장 큰값부터세번째

로큰값까지)으로나타내어비교하였다. 평가항목중

색보임과밝기의항목만을휘도와비교한것은두평

가항목이 휘도와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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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임상실험과 휘도측정 결과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results of luminance

measurement and subjective evaluation

색보임 밝기 휘도[cd/㎡]

2807[K]

기준

6230[K]

기준

2807[K]

기준

6230[K]

기준
1 point 5 point

Red

1st. T-3 T-6 T-1 T-6 T-7 T-7

2nd. T-1 T-7 T-2 T-2 T-6 T-6

3rd. T-4 T-5 T-3 T-7 T-5 T-5

Yellow

1st. T-7 T-2 T-3 T-2 T-7 T-7

2nd. T-5 T-4 T-1,4 T-4 T-6 T-6

3rd. T-2 T-3 T-2 T-6 T-5 T-5

Green

1st. T-3 T-1 T-1 T-2 T-2 T-2

2nd. T-1 T-2 T-2,3 T-1 T-1 T-1

3rd. T-2 T-3 T-4 T-3 T-3 T-3

Blue

1st. T-1 T-1 T-1 T-2 T-2 T-2

2nd. T-2 T-2 T-2 T-1 T-1 T-1

3rd. T-3 T-4 T-3 T-3 T-3 T-3

Purple

1st. T-2 T-1 T-2 T-1,2 T-7 T-7

2nd. T-1,3 T-2 T-1 T-3 T-5 T-5

3rd. T-4 T-3 T-3 T-4 T-6 T-6

두실험의결과비교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임상실험은 온백색과 냉백색 형광램프를 기준광

원으로하여상대적인평가를 내린 것으로써, 기

준광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Yellow, Purple에서기준광원이무엇인가에따라

색보임항목에대한결과가큰차이를보이는것

을 알 수 있다.

- Red와 Yellow와같은색상의경우온백색형광램

프를기준으로하여바라보았을때의색보임과밝

기를제외하고는낮은색온도의광원에서그결과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준광원의 색온도가 약

2807[K]으로 너무 낮으므로 피험자로 하여금 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 Green과 Blue 색상의경우임상실험의결과와휘

도측정의결과의일치도가가장높은것을볼수

있다. 모두 높은 색온도에서 높은 결과값을 보여

주었다.

- 붉은색 계통의 색상은 장파장 영역, 푸른색 계통

의색상은단파장영역에해당한다. 이를위의결

과와함께표 3의분광분포와비교해보면장파장

영역의에너지량이많은낮은색온도의광원일수

록 붉은색 계통의 색상에서, 단파장 영역의 에너

지량이 많은 높은 색온도의 광원일수록 푸른색

계통의 색상에서 평가항목 및 휘도의 결과값이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 Purple 색상의경우그일치도가가장낮은것을

알수있다. 이는 Purple 색상이 Red와 Blue의혼

합색으로서이러한오차가발생하는것으로사료

된다.

- 기준광원이 냉백색 형광램프의 경우의 결과값이

휘도측정의결과와비교하였을때기준광원이온

백색 형광램프일 경우보다 그 일치도가 높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임상실험과 휘도측정의 단순회귀분석 

최대값을비교한임상실험과휘도측정의결과의객

관성을높이고자 SPSS를이용하여단순회귀분석방법

을수행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의결과(표 10)는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 임상실험과휘도측정의결과를비교한결과, 기준

광원과관계없이 Yellow와 Purple을제외한대부

분의색상에서R²(결정계수)값이 0.50이상으로나

타났다.

- 휘도가 색보임 및 밝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채택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p(유의확률)을

사용할 수있는데, Yellow와 Purple을제외한대

부분의색상에서유의수준 0.05 미만으로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설을채택하는기준은p값이외에도 t(검정통계

량)값이 존재한다[24]. t는 대부분의 색상에서

±1.96이상으로 휘도가색보임및밝기와관련있

다는 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D 조명에 의한 색보임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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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다양한색온도및물체의기본색상들에대한임

상실험및휘도측정을실시하였다. 이는동일조도하

에서휘도값이높은색온도가특정색상을잘나타낸

다는 기본원리에 대한 주관평가의 결과와 측정 휘도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0. 단순회귀 분석을 통한 임상실험과 휘도측정 비교
Table 10. Comparison of results of luminance

measurement and subjective evaluation
through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색보임-휘도 밝기-휘도

2807[K]

기준

6230[K]

기준

2807[K]

기준

6230[K]

기준

Red

R² 0.60 0.84 0.87 0.16

B -0.25 0.53 -0.57 0.20

t

(p)

-2.74*

(0.04**)

5.03*

(0.00**)

-5.78*

(0.00**)

0.96

(0.38)

Yellow

R² 0.01 0.29 0.55 0.52

B 0.03 -0.27 -0.42 -0.77

t

(p)

0.20

(0.85)

-1.41

(0.22)

-2.34*

(0.07)

-2.31*

(0.07)

Green

R² 0.92 0.77 0.98 0.90

B 1.28 1.02 1.66 1.40

t

(p)

7.42*

(0.00**)

4.03*

(0.01**)

16.36*

(0.00**)

6.71*

(0.00**)

Blue

R² 0.99 0.83 0.98 0.96

B 1.73 1.56 1.72 1.33

t

(p)

27.50*

(0.00**)

4.91*

(0.00**)

16.19*

(0.00**)

11.45*

(0.00**)

Purple

R² 0.61 0.46 0.45 0.47

B -6.16 -7.56 -5.19 -8.16

t

(p)

-2.82*

(0.04**)

-2.06*

(0.09)

-2.04*

(0.10)

-2.12*

(0.09)

* t≧±1.96 또는 ** p<0.05일 때, 연구가설 채택

그결과, 두실험의결과값이정확히일치하지는않

았으나각색상별주관평가와휘도측정값이높게나

타나는색온도의영역이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이

중 Blue와 Green 색상의경우에는기준광원의색온도

와 상관없이 주관평가와 측정 휘도값의 상관성이 모

두높게분석되었다. 그러나 Red와 Yellow 색상의경

우 낮은 색온도의 휘도값이 높게 측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일부 결과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Purple 색상의경우는두결과의상관성이가장낮게

나타났다. 이는낮은색온도하에서장파장색상이실

제빛의물리량보다낮게인식될수있다는점을보여

주고 있다.

또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색보임, 밝기의 각 평

가항목이휘도와관련이있다는본논문의가설을채

택함으로써위의 결과들의 객관성을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본논문의결과는실제색보임이매우중요

한공간에서 LED 조명의색온도를선택할시고려사

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험의 경우 그 결과값이 LED 조명만의 절대

값이 아닌 형광램프의 상대값이기 때문에 오차 발생

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만약 7개의조명박스를통한

서로다른 7개의색온도LED조명을동시에비교하는

주관평가를수행할수있다면결과의객관성을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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