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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아환자들의 병실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
Korean Pediatric Patients' Preferences for Patient Roo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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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sual sensory information in physical environments can induce or reduce occupants' stress. In 
healthcare settings, positive environmental stimulations can promote patient well-being by reducing their 
stress: poor health environments work against a patient's health. Changing the color in a patient room 
is an inexpensive process and thus finding better colors for healthcare settings is a cost effective method 
of improving healing environments. Color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ediatric patients, but 
the investigation of Korean populations has been non-exist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
tigate Korean pediatric patients' color preferences for patient room design. The color preferences from 
50 Korean pediatric patients were recorded and investigated for gender effects. A simulation method was 
used because of its reliability and feasibility, allowing for investigating the value of color in real con-
texts and controlling confounding variables. The overall color preferences from Korean pediatric patients 
showed that they preferred blue the most and white the leas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red and 
purple. Girls preferred red and purple more than boy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help healthcare 
providers and designers better understand appropriate colors for Korean pediatric patient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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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1)

환경이 인간에게 어떠한 향을 주는가에 한 내용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니다. 산업 명으로 인한 기술

의 발 으로  건축물들은  형화되어 가고 복잡한 

건축공간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스트 스를 주는 요

인으로도 인식되기 시작하 다. 복잡한 공간 에서 이용하

는 집단이 스트 스를 많이 받는 표 인 곳이 바로 병원

과 의료시설이다. 유익한 의료환경은 환자  방문자들의 스

트 스와 부정 인 감정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스트

스를 유발시키는 환경은 특히 노인이나 아동 환자들에게 

이다 (Ulrich, 1981). 따라서 디자이 들은 환자와 의

료진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근

거를 심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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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는 인간에게 시각정보로서 매우 요하며 심리 으

로나 신체 으로 많은 향을 다 (Mahnke, 1996). Faber 

Birren (1978)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한 환경요소  색

채는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요소라고 정의했다. 환경색채 

연구의 요성은 건물의 이미지 향상, 건물의 기능 향상, 작

업능률성 향상과 같은 분야 외에도 인체의 생리  반응과 

정신  반응을 환자의 치유효과와 연계함으로써 치유환경 

매개체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병실 색의 조화가 환자의 스트 스를 여 다면 이는 

곧 환자를 편안하게 만들어 치유의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의료환경 기획자들과 디자이 들이 환자

들을 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해 색채계획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Tofle, 

Schwarz, Yoon, & Max-Royale, 2004). 기존의 연구들은 건

강한 성인을 상 로 진행된 경우가 부분이며 주로 은층

과 년들이 연구 상이었으며 어린이나 노인들에 한 연

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Dittmar, 2001).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그 로 어린이들에게 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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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미지수이다 (Shepley, Fournier, & McDougal, 1998). 

왜냐하면 아동심리학자 Jean Piaget가 지 했듯이 아동의 

인지기능은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Berk, 2002). 따라서 

소아환자들을 상으로 한 색채선호도 연구가 실한 시

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 은 한국인 소아환자들의 반 인 병실

색채 선호도와 성별에 따른 병실색채 선호도 차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의료환경 기

획자  디자이 들이 소아환자 색채선호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료시설 계획단계에서 치유환경 조성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순서는 먼  연구배경  목 에 따른 이론  

틀을 살펴보고,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에 이루어진 색채효과

에 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 으며, 조사과정 속에서는 한

국인 소아환자들의 병실 색채선호도를 조사·분석하 다. 그

림 1은 연구진행 흐름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이론  고찰 부분에서는 환경요소와 아동건강과의 상

계에 한 이론을 용하 다. 인공 환경이 아동건강에 미

치는 향을 만족도라는 매개지표를 이용하여 간 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환경요

소로써 색채를 입하고 선호도를 만족도에 입하여 연구

를 계획·진행하 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색채효과에 한 연구들 에 소아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를 우선으로 조사하 으나 한국 

소아환자들의 병실 색채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라든지 의료환

경에 용할 만한 연구를 찾지 못하 다. 그러므로 기존의 

색채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그 결과들과 문제 들을 소개

하 다. 

조사과정을 통해 한국 소아환자들의 병실 색채 선호도

를 설문조사하 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 들을 극

복하기 해 첩변수들을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고 공간

을 실제로 묘사하는 시뮤 이션을 사용하 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

과들과 비교하여 요약·정리하 으며 향후 연구방향도 함께 

제시하 다.

2. 색채연구 문헌 고찰 

다음은 색채효과 연구사례들을 문헌 고찰하 다. 소아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찾지 못하여 일반 인 색채연구 

결과를 분석·정리하 다. 

1) 색채선호도

건강한 아동의 색채선호도를 살펴보면 유아기 때는 빨간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ams, 1987; Bornstein, 

1975; Zentner, 2001). 그러나 7-8세를 지나면서 빨간색에 

한 선호도는 상 으로 낮아지고 란색을 더 선호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Garth & Porter, 1934). 록색의 선호도는 

어릴 때는 낮은 편이지만 성장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연

령과의 상 계를 나타냈다 (Choungourian, 1969; Dittmar, 

2001; Meerum Terwogt & Hoeksma, 1995). 

미국성인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란색이 가장 선호

하는 색으로 선정되었고 반면 노란색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색으로 나타났다 (Eysenck, 1941; Guilford, & Smith, 1959; 

Valdez & Mehrabian, 1994).

2) 색채선호도와 채도의 상 계

6세에서 18세의 아동 1100명을 상으로 색채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채도가 선호도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Child, Hansen, & Hornbeck, 1968). 성공 인 색

채연구의 로 Granger (1955)의 연구를 지목할 수 있겠는

데 그 이유는 조명과 배경색 같은 첩변수를 효과 으로 

통제하여 색채선호도를 조사했기 때문이다. 50명을 상으

로 먼셀표색계의 색채들에 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도 채도가 선호도의 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즉, 채도가 낮은 색보다 선명도가 높고 짙은 색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란색과 록색을 빨간색과 노란색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이런 상은 연령

이 높아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색과 감정의 상 계

색채와 감정상태와의 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도

가 높은 밝은 색이 정 인 감정을 일으키고 어두운 색은 

부정 인 감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을 상으로 한 연구 (Boyatzis & Varghese, 1994)와 마찬

가지로 성인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Hemphil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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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에 따른 색채선호도

기존의 색채연구들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서 성별차

이를 발견하지 못 한 경우도 있지만 (Child, Hansen, & 

Hornbeck, 1968; Dittmar, 2001; Granger, 1955; Mather, 

Stare, & Breinin, 1971; Tate & Allen, 1985; Wijk, Berg, 

Sivik, & Steen, 1999) 성별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연구들

도 있다. 성별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란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lis & Ficek, 2001; Silver & Ferrante, 

1995).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소아환자들이 성별에 

따른 색채선호도 차이를 보 는데 여자소아환자들이 남자소

아환자들보다 빨간색과 보라색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나타

냈다 (Park, 2009). Helson과 Lansford (1970)는 남자가 한색

계열을 더 선호하는데 비해 여자는 난색계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5) 색채선호도에 향을 주는 변수

색채의 선호도와 심리  반응에 여러 가지 요인이 향

을  수 있는데 색의 명도와 채도 (Guilford & Smith, 1959; 

Sivik, 1974), 조명의 종류나 배경색 (Helson & Lansford, 

1970), 후 상황이나 맥락 (Guilford & Smith, 1959), 그리고 

문화  요인 (Choungourian, 1968)을 들 수 있다. 이 요인들

은 색채효과를 연구할 때 첩변수(Confounding Variable)

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색채효과 연구를 해서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하지만 기존 색채연구들

은 이들의 통제를 간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색상, 명도, 채

도, 그리고 조명을 효과 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Child, 

Hansen, & Hornbeck, 1968; Meerum Terwogt & Hoeksma, 

1995). 

비록 모든 색채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이와 성별을 떠나 가장 선호하는 색은 란색이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도가 선호도에 요한 역할을 함으

로써 선명도가 높은 색을 선명도가 낮은 색보다 더 선호하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색채와 감정의 계에 있어서는 명

도가 높은 밝은 색이 정 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두

운 색이 부정 인 감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이론  틀

본 연구의 이론  틀로써 2005년에 환경심리학자들이 

제의한 인공환경  아동건강 상 이론(Conceptual Model 

of the Effects of Physical Environments on Children's 

Health-Related Outcomes)을 용하 다. 이 이론은 환경이 

아동에게 향을 주는 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한 

근방법을 제공한다. 환경요인과 아동건강과의 계를 규

명하기 해 간 인 경로를 통해 분석하게 되는데 환경요

인 만족도가 그 요인들과 아동건강과의 상 계를 변하

는 요한 매개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Sherman, 

Shepley, & Varni, 2005).  

참조: 선은 매개지표로써 환경만족도를 표 한 것이고 실선은 

인공환경과 아동건강과의 직 인 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인공환경  아동건강 상 이론 (Conceptual Model of 

the Effects of Physical Environments on Children's 

Health-Related Outcomes)

그림 2는 인공환경  아동건강 상 이론을 간략하게 도

해로 나타낸 것이다. 이 이론의 틀 속에서 본 연구는 환경요

인에 색채를 입하고 환경만족도에 소아환자들의 색채선호

도를 용하여 소아환자들에게 미치는 색채의 향을 조사

하 다.

4. 조사방법

공간에 용된 색채의 효과에 한 연구는 실제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행동과 지각작용을 통해 색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Tofle, Schwarz, Yoon, & Max-Royale, 2004).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의 색채연구들은 작은 색종이들을 사용한 경우

가 부분으로 이 조사방법은 공간의 색채를 경험하는 것과

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색채연구들은 색상(Hue), 

명도(Brightness), 채도(Saturation), 조명의 종류(Light 

source), 배경색(Background Color), 문화  요인(Cultural 

Factor)과 같은 첩변수(Confounding Variable)들을 효과

으로 제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Meerum Terwogt & 

Hoeksma, 1995).

본 연구는 소아환자들의 병실 색채선호도를 조사하기 

해 모형시뮤 이션을 사용하 다. 모형시뮤 이션은 환경

요인을 평가하는 연구에 리 사용되어지는 신뢰성 있는 조

사방법의 일종으로써 (Sheppard, 1989) 특히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에 한 선호도 조사에 합하다 (Sanoff, 1991). 모형

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들을 실제상황 속에서 얻은 연구결

과들과 비교했을 때 상호신뢰성(Reliability)이 인정되었다 

(Baird, Cassidy, & Kurr, 1978; De Long, 1976). 결과 으로 

신뢰성(Reli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 

모형시뮤 이션을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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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자수 평균 나이 기타

남자 소아환자 30명 9.23세

여자 소아환자 20명 9.60세

합계 50명 9.38세

4.1 조사 상

본 연구는 7세에서 11세까지의 한국인 소아환자를 상

으로 진행되었다. 색분별력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 인 장애

가 있는 환자, 그리고 의료진이 연구 참여에 부 하다고 

단한 환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부

산양산 학병원의 소아환자 총 50 명이 참여하 으며 참여

자들의 성별분포는 남자 소아환자 30명과 여자 소아환자 20

명이다. 참여자의 체 평균연령은 9.38세이며 남자소아환자

의 평균연령은 9.23세, 그리고 여자소아환자의 평균연령은 

9.6세이다. 표 1은 본 연구 참여자의 황을 나타낸다.

[표 1] 연구 상자 개요

조사 상자는 아동발달 심리학자 Jean Piaget가 분류한 

인지발달 4단계  구체  조작기 (Concrete-Operational 

Stage)에 해당하는 7세부터 11세로 제한하 다. 구체  조

작기에 속한 아이들의 인지  특성으로서는 지각능력이 발

달하여 자기 심  사고에서 벗어나지만 논리  사고능력은 

성인의 수 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이다 (Brainerd, 1978). 

한 이 연령 의 아동은 이  표상(Dual Representation)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 상징과 그에 상응하는 상의 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표상은 인지심리학에서 

요한 개념으로 정보가 장되거나 표 되는 방식을 의미

한다.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표상의 수 을 구

분하는데 이  표상이란 물건을 치하고 역할을 치할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 참가아동들에게 모형

의 공간을 실제 병실로 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표상은 2세에서 5세 사이에 발달하는데 이  

표상이 가능한 시기의 아동들은 상징에 한 표상뿐만 아니

라 사람 마음에 한 표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인 반응

들을 표 할 수 있게 된다 (DeLoach, Peralta de Mendoza, 

& Anderson, 1999). 

4.2 조사장비

축척이 1:12 인 병실 모형이 사용되었는데 환자가 침

에 웠을 때 발이 향한 쪽의 벽면색채를 색채카드로 변경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병실 내부에는 침 와 의자가 배

치되어 있으며 실내  실외조명을 묘사하기 해 모형 자

체내에 두 종류의 조명시설을 설치하 다. 하나는 실내조명 

시뮤 이션을 해 형 등(Cool White Fluorescent Light)

을  다른 하나는 실외조명으로 병실창 측 외부에 백열등

(Incandescent Light)을 설치했다. 그리고 병실창을 통해서

는 외부정원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3은 

모형의 평면도를 그림 4는 모형의 완성된 이미지들을 나타

낸다.

[그림 3] 모형시뮤 이션 조사장비 평면도

[그림 4] 모형시뮤 이션 조사장비 이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소아환자 연구학자들에 의

해 개발된 PedsQL(Pediatric Quality of Life Inventory) 설

문지를 사용하 다. 이 설문지는 아동의 복지와 건강에 련

된 내용을 평가하는 연구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성 

평가를 통해 신뢰도가 인정된 조사도구이다 (Varni, Seid, & 

Rode, 1999). 설문지에는 정확히 10cm가 되는 수평선이 있

는데 그 선상에 선호도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별 선호도는 

1mm당 1 으로 환산하여 데이터를 정량화함으로써 통계분

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사 에 색맹검

사를 받도록 하 으며 공인된 색맹검사자료인 Ishihara 

Color Deficiency Test Plate가 사용되었다. 

4.3 조사기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는 빨간색 (5R 7/8), 

노란색 (5Y 9/8), 록색 (5G 7/8), 란색 (5B 6/8), 보라색 

(5P 7/8), 하얀색 (N 9.5/)의 여섯 가지 변수가 사용되었다 

(그림 5).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는 소아환자들의 

선호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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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독립변수로 사용된 색채들

먼셀표색계(Munsell Color System)는 편리성과 국제

인 공인으로 인해 문헌이나 실무를 통해 가장 리 사용되

어지고 있는 색채시스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채들은 먼

셀표색계 기호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먼셀표색계에서 각각의 색채 표기방법은 제일 먼  색

상그룹번호와 색상(Hue)의 첫알 벳을 기입하고 다음으로 

명도(Brightness)/채도 (Saturation)를 표시하면 된다. 이 시

스템에는 5 주색상계열과 5 부색상계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색상계열은 10개의 그룹으로 세부구성되어 있다. 다

섯 번째의 그룹은 간에 치하여 색의 순도가 높다. 를 

들면 5R 7/8에서 5R의 의미는 5번째 빨간색계(R: Red)그룹

이란 뜻이고 명도는 7이며 채도는 8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이해를 돕기 해 색의 3요소 색상, 명도, 채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색상(Hue)은 색을 구분하는 속성으

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강, 랑, 노랑 등으로 표 된다. 

명도(Brightness)는 색의 밝기를 의미하는데 흰색이 명도가 

가장 높고 검은색이 명도가 가장 낮다. 채도(Saturation)는 

색의 순도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선명도를 일컫는다. 채도

가 높을수록 색의 강도는 강하고 선명하지만 채도가 낮아지

면 색의 강도가 낮아져 회색과 같은 무채색에 가까워진다.

하얀색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색들은 Park (2009)

의 연구에서 도출된 색채들이다. 이 연구의 목 은 먼셀표색

계 5가지 주색상계열의 색채들 에서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

는 색채을 선별해 내는 것이었다. 먼셀표색계의 다섯 가지 

주색상계는 빨간색계, 노란색계, 록색계, 란색계와 보라

색계이다. 무수히 많은 색들을 부 연구에 용할 수 없기

에 의미있는 색을 선별해 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를 들면 

수없이 많은 빨간색들  어떤 빨간색을 아동들이 가장 선

호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Park (2009)

의 연구에서 도출해 낸 가장 선호하는 다섯 가지 색채들을 

본 연구에 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환경에 리 사용되

고 있는 흰색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여섯 가지 색채를 독립

변수로 선정하게 되었다.

4.4 조사 진행 차

연구 참여는 선착순참여의 원칙을 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상으로 실험은 참여환자의 병

실에서 개인 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진행과정은 모든 참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용되었다. 참여자는 색맹검사를 받

고 실험에 참가했으며 색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제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조명의 종류와 밝기에 따라 색채선호도가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은 병실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진행되

었다. 실험에 사용된 색채는 모형 자체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이용해 묘사되었다. 이 사항을 조사 상자에게 먼  알려주

고 원하지 않는 경우 실험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구자는 조사 상자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본격 인 색

채선호도 실험을 시작하 다. 색채를 보여주는 순서는 무작

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색채를 한 번에 한 가지씩 소아

환자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PedsQL 설문지에 표

기하도록 하 다. 성별차이 분석을 해 나이와 성별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확보하 다.

 

5. 조사분석

정량화 된 소아환자들의 선호도 수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 다. 통계 로그램으로는 사회과학 통계 로그램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9.0 

version을 사용하 다.

5.1 체 소아환자 색채 선호도

반 인 소아환자 색채선호도를 평균(Mean)을 이용하

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에 나타나듯

이 한국 소아환자들은 란색(5B 6/8)을 가장 선호하고 하

얀색(N 9.5)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색채로 란색이 지배 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한국소아환자 색채선호도 평균 (Mean)

흥미롭게도 하얀색을 제외하면 다음으로 선호하지 않는 

색채가 빨간색(5R 7/8)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이다. 다수의 기존연구에서 노란색이 가장 선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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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색으로 나타났고 빨간색은 란색과 록색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색으로 많이 선정되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

란색이 빨간색과 보라색보다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면서 

록색과 거의 동등한 선호도를 보인 것이 흥미롭다. 아마도 

이 결과는 문화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2 성별 소아환자 색채 선호도

성별에 따른 색채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

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행하 다. 일

원분산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분

석이다.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하여 색채선

호도 성별차이를 분석하 다. 그에 따른 기술통계를 표 2에 

표기하 다. 

[표 2] 한국소아환자의 성별 색채선호도 분석 기술통계

성별차이에 한 통계분석의 결과 빨간색과 보라색의 

선호도에 있어 성별차이가 통계 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

났다. 빨간색의 경우 남자 소아환자들의 선호도 평균은 46.1

인 반면 여자 소아환자들의 평균은 69.1이다 [F (1, 48) = 

9.21, p = 0.001, p < .05]. 보라색의 경우에도 여자 소아환자

들(M=77.15)이 남자 소아환자들(M=53.67)보다 월등히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F (1, 48) = 8.25, p = 0.006, p < .05]. 

표 3은 일원분산분석의 결과수치들을 나타내고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7이다.

[표 3] 한국소아환자의 성별 색채선호도 일원분산분석

제곱합(Sum of Squares)을 이용하여 빨간색과 보라색

의 성별차이에 한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정한 결과 

각각 0.16  0.15로 유효성들이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도 빨간색과 보라색의 경우 모두 첩

되지 않는데 이는 성별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한국소아환자 성별 색채선호도 평균 (Mean)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소아환자들을 상 로 병실 색채선호도

를 조사·분석하여 의료환경 기획자와 디자이 를 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제시된 6가지 병실 색채  한국소아환자

들이 병실 색채로 가장 선호하는 색부터 나열하면 란색 

(5R 6/8), 록색 (5G 7/8), 노란색 (5Y 9/8), 보라색 (5P 

7/8), 빨간색 (5R 7/8), 그리고 하얀색 (N 9.5) 순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여러 색채연구 결과들  란색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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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성별, 그리고 문화  배경과 상 없이 리 선호되는 

표 인 색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 깨끗한 이미지로 인해 하얀색이 의료시설에 리 

사용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소아환자들이 가장 선호하

지 않는 색으로 하얀색 (N 9.5)이 선택되었다. 미국소아환자

들을 상으로 실시한 Park (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흰색

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료시설 

색채계획 시 디자인 결정권자가 실제사용자의 필요와 욕구

를 보다 극 으로 반 시킬 필요가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하얀색을 제외할 경우 빨간색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색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들과 다소 상이한 결과인데 

많은 색채연구에서는 제일 선호하지 않는 색으로 노란색이 

지배 이며 반 으로 빨간색은 란색과 록색 다음으로 

선호하는 색이다. 이 결과는 문화  요인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연구를 통해 면 히 분석해 볼 가

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성별에 따라 한국 소아환자들의 색채선호도 차이

가 나타났는데 여자 소아환자들이 남자 소아환자들보다 빨

간색과 보라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아환

자들의 색채선호도 성별차이는 미국 소아환자들을 상 로 

한 Park (200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색채연구 문헌고찰을 종합

하여 볼 때 채도가 선호도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단

된다. 아동과 성인 모두 채도가 높은 색을 채도가 낮은 색보

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선명한 색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명도와 감정반응과의 상 계도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났는데 밝은 색은 정 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어두운 색은 부정 인 감정을 유발시킨다.

병실의 벽면 색을 변경하는 것은 비용이면서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 인 환경조성 방법이다. 환자에게 

유익한 병실 색채를 선별해서 용할 수 있다면 치유의 상

승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쪽 벽면에만 색채

을 용했으므로 연구결과를 공간 체에 용하는 것은 

무 단조로운 분 기를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

변 색과의 조화에 따른 색채효과는 추가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겠지만 강조하는 엑센트색의 선정 시 본 연구의 결과

를 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 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문화  배경이 색채선정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고 색채의 심리  반응

을 넘어 스트 스반응이나 뇌 반응과 같은 신체  반응을 

분석한다면 보다 직 인 색채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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