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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suggest useful data for planning fabrics of summer eco-friendly fashion 

products. For this purpose, four cellulose fabrics were dyed with natural indigo under three different dyeing 

conditions, then, their colorimetric properties and color sensibilities were evaluated, and their influences on color 

preferences were analyzed. All cellulose fabrics naturally dyed with indigo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PB color 

tones, middle and low value, and low chroma. Color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iber 

type and dyeing condition. The color sensibilities of the fabrics dyed with indigo were classified into three factors: 

sporty, classic and natural. These sensibilitie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fiber type and 

dyeing condition. Also,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olor characteristics and the color 

sensibilities of the fabrics dyed with indigo. The color preferences of the dyed fabrics with indigo were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sporty and classic of color sensibility and L* of colo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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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체 친화 이고 환경 친화 인 패션제품 소재기획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서 4종의 섬유소 소재를 상으로 염색조건을 달리하여 천연 쪽 염색을 실시하여 색채특성과 색채감성을 

평가하 으며, 이러한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쪽 염색된 직물은 모두 , 명도와 채도의 

남색(PB)을 구 하 다. 이들 직물의 색채특성은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쪽 염색된 직물에 

한 색채감성은 스포티 감성, 클래식 감성, 내추럴 감성 등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색채감성은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라 부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쪽 염색 직물의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인 간에는 부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쪽 염색 직물의 색채 선호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색채감성 요인 에서 클래식 

감성과 스포티 감성, 색채특성에서는 L*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쪽 염색, 섬유종류, 염색조건, 색채감성, 색채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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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수 이 크게 향상되

면서 건강과 환경을 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웰빙과 로하스 지향  소비 트 드가 세계 으로 확산

되게 되었으며(Lee & Chung, 2012), 소비자의 소비패

턴이 경제 , 실용  가치보다 정신 , 문화  가치를 

더 요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Park et al., 

2010). 이러한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천연염색은 자연

에서 채취한 색소로 염색하므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런 색감을 얻을 수 있어, 의 피로를 풀어

주고 사람의 정서를 차분하게 하므로(Lee, 2015), 천연

염색은 자연과 인체의 조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패션상

품개발에 용할 수 있다(Park et al., 2010).

천연염색의 화나 일반화에 표 으로 활용되

는 염료  하나가 바로 쪽 염료이다(Park & Soh, 

2004). 쪽은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된 식물성 염료로 

세탁, 일 에 강해 세계 각지에서 천연염재로 많이 

사용해 왔다(Song & Kim, 2004). 쪽은 환원염법으로 

염색하는 표 인 염료인데, 쪽에 함유된 색소는 물

에 녹지 않아 환원제를 사용하여 수용성인 염액으로 

만들어야만 염색이 가능해진다. 환원제로는 하이드로

설 이트가 리 사용되고 있으나(Kim, 2010), 최근

에는 친환경  체 환원제로서 포도당을 사용하기

도 하는데(Shin et al., 2009), 환원제를 비롯한 환원조

건에 따라 구 되는 색채특성은 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환원염법으로 염색되어 공기 에서 산화되

어 색소가 불용성으로 되돌아가므로 쪽 염색된 직물

은 세탁과 일 에 한 염색견뢰도가 우수하여(Song 

& Kim, 2004; Song & Cho, 2008; Kim & Choi, 

2013; Yoo et al., 2014), 염색성, 색상, 기능성, 견뢰

도 측면에서 볼 때 패션상품으로서 개발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Lee & Chung, 2012). 

한편, 패션은 개인이 추구하는 감성을 표 할 수 있

는 요한 수단이 되므로 패션제품을 기획할 때 감성

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 이다(Lee & Shin, 2003). 패

션제품의 감성은 디자인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에 

의해 향을 받는데, 색채는 소재에 의해 결정된다

(Lee & Shin, 2003). 한 패션소재의 색채, 질감, 패

턴  택은 직물의 시각 이고 미학 인 구성요소

로서 소재 감성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에서 

인간의 지각에 향을 주는 가장 민감한 요소는 패션

소재의 색채이다(Choo & Kim, 2003; Yi & Choi, 

2008). 이처럼 색채는 개인의 선호에 직 으로 연결

되는 가장 민감한 감성이므로 인간의 심미감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가장 직 인 감성 요소이다(Eun et 

al., 2002). 천연염색된 패션제품은 합성염료로 발 된 

색채와는 달리 자연 이고 편안한 색채에서 자아내는 

차별화된 시각  감성을 나타내므로(Yang & Yi, 

2010), 천연염색제품의 친환경  장  이외에도 독특

한 자연색채로 구매동기를 유발하여 천연염색물의 사

용을 진시킴으로써 천연염색을 실용화시키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Choi et al., 2005). 이처럼 천연염색은 

자연스러운 색채와 환경 친화  특성으로 로하스 트

드를 추구하는 섬유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 까지 패션소재의 색채에 한 감성  근은 

색채감각과 감성요인  색채특성과의 련성을 분

석한 연구(Ou et al. 2004; Gao & Xin, 2006)와 천연

염색의 주요 색상으로 알려진 황색과 색계열 염재

로 염색된 소재의 색채특성과 감성(Choi et al., 2005; 

Yi & Choi, 2008; Yi & Rhee, 2009; Choi et al., 

2010; Yi, 2014)에 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

와는 조 으로 청색계열의 표 인 천연염재인 

쪽 염료의 색채특성에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으나(Kim & Choi, 2013; Park, 2013; Shin, 

2010), 색채감성에 을 두어 이루어진 연구는 드

문 편이다. 한 천연염색에 사용된 섬유소재가 부

분 견직물(Jung & Sul, 2002; Choi et al., 2005; Yi & 

Choi, 2008, 2009; Yang & Yi, 2010)이었으며, 단지 

몇몇 연구에서 면직물과 모시소재(Kim & Lee, 2005)

와 닥섬유 혼방 소재(Shin & Choi, 2013)에 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황색과 색계 천연염재에 

한 색채특성과 감성에 한 연구가 치 되고 있어, 

삼원색의 하나인 청색 천연염재에 한 연구가 상

으로 은 편이다. 따라서 천연염색 직물의 패션상

품 활성화를 해서는 황색과 색계열의 견직물의 

색채감성 평가와 아울러 다양한 색상과 섬유종류에 

한 색채감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 아이

템에 부합되는 천연염재와 섬유종류를 조합하여 염

색된 직물의 색채감성을 평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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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감성을 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즉 선호

하는 색채에 의해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은 향을 받

으며(Lee & Kim, 2001), 의복배색의 선호도와 계

되는 시각  감성은 ‘보기 좋고’, ‘어울리는’ 등의 개

인  기호를 나타내는 이미지  ‘수수하고’, ‘편안

한’ 등의 용모와 활동성의 이미지가 선호와 련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Eun et al., 2002), 색채 감성과 

선호도는 서로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천연염색 직물에 한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에 따른 색채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어

필되는 패션제품 개발을 해서 필수 인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염료 에서 세탁과 일  견뢰

도가 우수하고 살균, 살충, 방취 효과가 있으며(Song 

& Kim, 2004), 남색계열의 색상을 구 하는 쪽 염료

를 활용하여 침구용 소재로 합한 4종의 섬유소 직

물을 상으로 염색조건을 달리하여 쪽 염색을 실시

한 후 색채감성  선호도를 평가, 분석하여 인체 친

화 이고 환경 친화 인 패션제품 소재기획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쪽 염색 직물의 색채

감성을 평가한 결과는 소비자의 선호 감성을 측할 

수 있으므로 쪽 염색 직물  의류제품의 생산, 설계

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방법

2.1. 색채특성 평가

2.1.1. 쪽 염색직물 비

본 실험에 사용된 평가용 소재는 천연 쪽 염료로 염

색된 4종의 섬유소 직물(면 100%, 면/닥섬유(60%/40%) 

혼방, 아마 100%, 아마/리오셀(65%/35%) 혼방)이었

다. 쪽 염료는 시 되고 있는 건조분말(아트앤크래

트, Korea)을 사용하 으며, 환원제로는 하이드로설

이트(Na2S2O4)와 포도당(C6H12O6)을 사용하 다. 

선행연구(Shin & Choi, 2016)에서와 같이 동일한 염

색조건(일반/Ge, 충/Ec, 친환경/Ef)에서 액비를 1: 

50으로 하고 5분간 염색하여 천연 쪽 염색 직물을 

비하 다(Table 1). 

Specimens
Fiber content 

(%)

Dyeing condition
Color

Reducing agent pH Temp.

C-Ge Cotton 100
Sodium 

hydrosulfite
11 50℃

C-Ec Cotton 100
Sodium 

hydrosulfite
7 21℃

C-Ef Cotton 100 glucose 7 21℃

CM-Ge
Cotton 60/ 

Mulberry 40

Sodium 

hydrosulfite
11 50℃

CM-Ec
Cotton 60/ 

Mulberry 40

Sodium 

hydrosulfite
7 21℃

CM-Ef
Cotton 60/ 

Mulberry 40
glucose 7 21℃

F-Ge Flax 100
Sodium 

hydrosulfite
11 50℃

F-Ec Flax 100
Sodium 

hydrosulfite
7 21℃

F-Ef Flax 100 glucose 7 21℃

FL-Ge
Flax 65/

Lyocell 35 

Sodium 

hydrosulfite
11 50℃

FL-Ec
Flax 65/

Lyocell 35

Sodium 

hydrosulfite
7 21℃

FL-Ef
Flax 65/

Lyocell 35
glucose 7 21℃

Table 1. Specification of specimens

2.1.2. 측색방법

쪽 염색된 섬유소 직물의 색채특성은 측색계(Color 

Techno Systems, JP/JX-777)를 사용하여 D65 원, 10° 

표 찰자 조건에서 CIE L*, a*, b*, C값을 측정하 다.  

2.2. 색채 감성과 선호도 평가 

2.2.1. 자극물 구성

색채감성과 선호도 평가를 한 쪽 염색 직물은 

15×15㎝
2
의 크기로 자른 후 명도의 A4 크기의 회

색 보드 앙에 부착하여 사용하 다.

2.2.2. 평가자

본 연구에 참가하여 쪽 염색 직물의 색채감성과 선

호도를 평가한 사람은 의류학을 공하는 여자 학

생으로 색각에 이상이 없는 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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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b* C

Fiber type

Cotton 37.40 c 1.36 a -15.73 a 15.79 a

Cotton/Mulberry 38.71 b 1.34 a -13.70 c 13.77 b

Flax 38.71 b 0.55 b -12.54 d 12.57 c

Flax/Lyocell 43.53 a 0.42 c -14.76 b 14.78 d

F-value 34.25*** 151.01*** 32.49*** 33.20***

Dyeing condition

General 33.96 c 0.65 c -16.84 a 16.87 a

Eclectic 40.36 b 0.89 b -14.82 b 14.86 b

Eco-frienly 44.72 a 1.23 a -10.89 c 10.96 c

F-value 440.52*** 42.16*** 660.14*** 647.99***

*** p<.001.

abc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5).

Table 2. Colo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iber type and dyeing condition

2.2.3. 측정도구

쪽 염색 직물의 색채감성과 선호도를 평가하기 

한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색채감성 

평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선정하 다. 선

행연구(Choo & Kim, 2003; Kim & Lee, 2005; Park, 

2006; Yi & Choi, 2009; Yang & Yi, 2010)를 토 로 

색채감성 평가 형용어를 수집하 고, 수집된 감성 평

가 형용어에 하여 복된 의미를 갖는 형용어를 제

외시켰다. 의류학을 공하는 여 생 20명을 상으

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남색을 표 하는데 합하

다고 단되는 형용어를 다  선택하게 하여 요도 

순으로 최종 색채감성 평가용으로 20개 형용어를 선

정하 다. 본 설문지는 색채감성 평가 용어 20문항과 

색채선호도 1문항은 7  척도(-3∼+3)로 구성되었다. 

 

2.2.4. 평가방법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평가자에게 색채감성과 

선호도를 평가하기 에 본 연구의 목   평가 

차 등에 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평가 방법을 표 화

하 다. 평가자는 평가에 앞서 Light Box를 이용하여 

D65 원 하에서 쪽 염색 직물 12종의 색상을 충분히 

찰하게 한 후 평가하도록 하 으며, 제시되는 순서

에 의한 차이를 상쇄시키기 하여 평가용 시료를 랜

덤하게 하나씩 제시하 다. 평가자에게 제시되는 쪽 

염색 직물에 하여 평가 용어에 한 감성이 정

이라고 단되면 +쪽으로 평가하라고 하 으며, 부정

이라고 단되면 -쪽으로 평가하라고 하 다. 

2.3. 자료 분석

평가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 SPSS win 21.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의한 

색채특성과 색채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분산분

석을 실시하 으며, 사후분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다. 색채감성 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 방식을 이용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 고,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검

증을 실시하 다. 한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인과

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계수를 산

출하 으며,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인이 색채 선호

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단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3.1.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른 쪽 염색 직물의 

색채특성의 차이

쪽 염색된 직물의 색채특성을 측정한 결과, ·

명도와 채도의 남색(PB)을 구 하 다. 쪽 염색된 

직물의 색채특성은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라 어

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Table 2).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라 색채특성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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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섬유종류에 따른 색채특성의 차이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L*값은 쪽 염색된 네 가지 섬유소 

직물 모두 44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명도와 명도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마/리오셀 혼

방직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5.53), 그 다음으로

는 아마직물(38.72)과 면/닥섬유 혼방직물(39.06)이었

으며, 면직물은 37.40로 나타나서 가장 낮은 L*값을 

나타내었다. a*값을 살펴보면, 0.43에서 1.37까지로 

나타났는데, 직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면직물의 a*값은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면/닥섬유 혼방(1.34)이었고 아마(0.55)와 

아마/리오셀 혼방(0.43)의 순이었다. 한 b*값은 

-12.54에서부터 -15.73으로 나타나서 모든 직물에서 -

값을 보 는데, 특히 면직물에서 가장 큰 음의 값을 

보 다. 한편, C값은 12.57에서부터 15.79까지의 범

로 나타났는데, 면직물에서 15.79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으로 아마/리오셀 혼방 14.78, 면/닥섬유 

혼방 13.77, 아마 12.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

합해 보면, 면직물은 L*값이 가장 작고 C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면/닥섬유 혼방직물은 L*값과 b*값

이 간이었고 a*값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 아마직물은 b*값이 가장 크고 C값은 가장 

작으며 L*값과 a*값은 간이었으며, 아마/리오셀 직

물은 L*값이 가장 크고 C값은 큰 편에 속하나 a*값

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염색조건에 따른 색채특성의 차이를 고

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L*값을 살펴보면, 33.96

부터 44.72까지의 범 로 나타났는데, 친환경조건으

로 염색한 직물의 L*값이 4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충조건 40.36, 일반조건 33.96의 순으

로 나타났다. a*값의 경우 0.65에서부터 1.23까지의 

범 로 나타났는데, 친환경  조건이 1.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조건 0.89, 일반조건 0.65의 순

으로 나타나서 차이를 보 다. b*값은 -10.89에서부

터 -16.84까지의 범 로 모든 염색조건에서 -값을 나

타내었는데, 일반조건(-16.84)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충조건(-14.82), 친환경조건(-10.89)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C값은 10.96에서부터 16.87 

까지의 범 이었는데, 일반조건(16.87), 충조건(14.86), 

친환경조건(10.96)의 순으로 나타나서 일반조건으로 

환원하여 염색한 쪽 염색 직물의 채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일반조건에서 염색한 

직물의 경우 L*값, a*값이 가장 작고 음의 b*값과 C

값이 가장 크며, 친환경조건에서는 L*값, a*값이 가

장 크고 음의 b*값과 C값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친환경조건으로 염색 시 L*값이 크고 C

값이 작아서 연하고 흐린 색상을 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조건으로 염색 시 음의 b*값과 C값

이 커서 보다 진한 남색을 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쪽 염색직물의 색채감성 요인분석 결과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른 쪽 염색 직물의 색채

감성의 차이를 고찰하기에 앞서 색채감성 요인을 추

출하기 해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고유치가 1이상인 척도만을 선정하여 직교회 방

식을 통해 요인을 도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쪽 염색된 4종 

섬유소 직물의 색채감성 요인으로 ‘스포티’, ‘클래식’, 

‘내추럴’ 등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3개의 

색채감성 요인의 설명력은 62.4%로 나타나 환원조건

에 의한 쪽 염색된 섬유소 직물의 색채감성을 비교  

잘 설명해 다고 볼 수 있다.

요인 1은 ‘맑은’, ‘선명한’, ‘스포티한’, ‘상쾌한’ 등 10

개의 감성용어로서 ‘스포티’ 색채감성 요인으로 명명하

고, 체분산의 37.8%를 설명하 다. 요인 2는 ‘품

있는’, ‘고 스러운’ 등 4개의 감성용어로 ‘클래식’ 색채

감성 요인으로 명명하 고 체분산의 15.8%를 설명하

으며, 요인 3은 ‘자연 인’, ‘평화로운’, ‘편안한’ 등 3

개의 감성용어로 구성되어 ‘내추럴’ 색채감성 요인으로 

명명하 고, 8.7%를 설명하 다. Cronbach's α값으로 요

인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스포티 감성은 0.93으로 나

타났고, 클래식 감성은 0.71, 내추럴 감성은 0.54로 나타

나 세 요인 모두 신뢰도가 0.5 이상으로 나타나서 신뢰

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자인 여자 학생이 평가한 쪽 염색 섬유소 직물에 

한 색채감성은 스포티, 클래식, 내추럴 감성요인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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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Ter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Mean

Sporty

Clear 0.87

6.43 37.84 0.94 -0.23

Vivid 0.86

Sporty 0.86

Refresh 0.85

Bright 0.83

Young 0.83

Pleasant 0.82

Active 0.80

Clean 0.65

Attractive 0.50

Classic

Classical 0.79

2.69 15.82 0.71 0.39
Luxurious 0.75

Modern 0.69

Delicate 0.59

Natural

Natural 0.67

1.18 8.71 0.54 0.46Peaceful 0.65

Comfortable 0.62

Table 3. Color sensibility factor for fabrics dyed with natural indigo

따라서 쪽 염색 섬유소 직물의 색채감성 요인을 천

연염색과 련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 

본 연구에서 규명된 색채감성 요인 스포티 감성 요인

은 다양한 천연염재를 사용하여 염색된 견직물을 

상으로 색채 이미지 요인을 추출한 연구(Yang & Yi, 

2010)의 유쾌성 요인  황색과 색계열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감성 요인  활동성 요인(Yi & Choi, 

2009)과 유사하 으며, 미생물로부터 추출한 색소로 

염색한 자색 직물에서 평가(Choi et al., 2010)된 색

채감성 요인으로 규명된 품 성 요인은 본 연구에서 

클래식 감성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추럴 감성은 선행연구에서 규

명된 색채감성요인과의 공통 을 찾을 수 없었다. 따

라서 내추럴 감성은 쪽 염색직물의 독특한 색채감성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색채감성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내추

럴’ 감성이 0.46, ‘클래식’ 감성이 0.39, ‘스포티’ 감성

이 –0.23으로 나타나서 쪽으로 염색한 섬유소 직물

은 ‘내추럴’과 ‘클래식’ 감성을 더 잘 나타낸다는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추럴’과 ‘클래식’ 감성을 표

하는 여름철 침구류를 한 패션소재기획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3.3.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른 쪽 염색 직물의 

색채감성 차이

쪽 염색된 섬유소 직물의 색채감성 요인이 섬유종류

와 염색조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기 

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Table 4). 

쪽 염색된 직물의 색채감성은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라 부분 으로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쪽 염색된 직물의 색채감성은 섬유종류별로 

어떠한 차이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쪽 염색된 직물을 구성하는 섬유종류

에 따라 색채감성 요인은 부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다시 말해서 색채감성 요인 에서 스포티 

감성을 제외한 클래식 감성과 내추럴 감성에서 섬유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쪽 염색된 아마/리오셀 혼방직물이 가장 클래식하

다고 평가한 반면, 면직물은 가장 클래식하지 않다고 

평가하 다. 아마/리오셀 혼방직물은 가장 내추럴하

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면직

물과 아마직물  면/닥섬유 혼방직물의 색채감성은 

그다지 차이가 없으나, 리오셀 섬유가 혼방된 직물의 

색채감성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리

오셀 섬유로 인하여 아마/리오셀 혼방직물이 가장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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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y Classic Natural

Fiber type

Cotton -0.08 a 0.15 c 0.35 b

Cotton/Mulberry -0.10 a 0.47 ab 0.35 b

Flax -0.44 a 0.26 bc 0.36 b

Flax/Lyocell -0.30 a 0.71 a 0.81 a

F-value 1.72 5.55** 6.24***

Dyeing condition

General 0.82 a 0.39 a 0.57 a

Eclectic -0.20 b 0.47 a 0.34 a 

Eco-frienly 0.57 c 0.46 a 0.38 a

F-value 140.79*** 0.51 1.28

***p<.01, p<.001.

abc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5).

Table 4. Color sensibility according to fiber type and dyeing condition

Color 

characteristics

Color sensibility factor

Sporty Classic Natural

L* -568 ** .05 .02

a* -.267 ** -.10 * -.014 **

b* -.578 ** -.02 -0.07

C .577 ** .02 0.07

* p<.05, ** p<.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lor characteristics 

and color sensibilities

래식하고 내추럴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아마/리오셀 혼방직물을 상으로 쪽 염색을 실시

하면 클래식 감성과 내추럴 감성을 부각시키는 여름

철 침구용 직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쪽 염색조건에 따른 색채감성은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색조건에 따라 색채감성 요인은 부

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색채감성 요인 에

서 클래식 감성과 내추럴 감성에서는 염색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포티 감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쪽 염색 직물의 스포티 감성은 일반조건, 

충조건, 친환경조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여

생들은 일반조건으로 쪽 염색된 직물이 가장 스포티

하다고 평가하 고, 친환경조건으로 염색된 직물은 가

장 스포티하지 않다고 평가하 다. 따라서 일반조건

(하이드로설 이트, pH 11)으로 섬유소 직물에 쪽 염

색을 실시하면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하는 패션소재 기

획 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인간의 상 계

쪽 염색된 섬유소 직물의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

인에 한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상 계수를 

산출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쪽으로 염색한 직물의 색채특성과 색채감

성 요인은 많은 부분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쪽 염색 직물의 색채특성 L*, a*, b*는 스포티 감성

요인과 부 인 상 을 보 고 C는 정 인 상 계를 

보 으며, a*는 클래식 감성, 내추럴 감성과 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쪽 염색된 직물의 

L*값이 작고 음의 a*값과 b*값이 크며 C값이 클수록 

스포티 감성을 더 강하게 느끼며, 음의 a*값이 클수록 

클래식 감성과 내추럴 감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황색과 색계열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감성 요인  활동성은 색채특성인 L*과 

b*와 정  상 성을 보여 명도가 높고 노랑기미가 많

으며 주 으로 맑고 밝게 느껴지는 색채일수록 활

동성이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Yi & Choi, 2009), 황색

계열 천연염색 직물의 경우 명도인 L*과 노랑기미의 

b*, 채도인 C *가 활동성과 유쾌성 감성요인에 정  

상 성을 보 다고 보고한 연구(Yi & Rhee, 2009)  

미생물 색소로 천연염색된 색계열 직물의 색채감성 

요인  유쾌성 요인은 색채특성 L*, a*, C와 정  상

을 보여, 명도가 높고 색기미가 많으며 채도가 높

을수록 유쾌성 요인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보고한 

결과(Choi et al., 2010)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평가 상인 남색계열 직물에

서 도출된 색채감성  스포티 요인을 구성하는 형용

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활동성 요인과 유쾌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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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Durbin-

Watson

R
2

(Adjusted R
2
)

Color preference

(Constant) -2.70 　 -4.43***

40.86*** 1.879 0.21(0.20)
Sporty 0.49 0.42 8.31*** 

Classic 0.36  0.25 6.08***

L* 0.08 0.24 4.90***

***p<.001.

Table 6. Effects of the color characteristics and color sensibility factor on color preference

인을 구성하는 형용사와 유사하지만, 색채특성에서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이나 색-녹색기미를 나타내는 

a*값, 노랑- 랑기미를 나타내는 b*값과의 상 성은 

황색과 색계열 색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남

색계열인 쪽 염색의 경우 명도가 낮을수록 색상이 진

하고 채도가 높을수록 선명한 색상으로 발 되고 

랑기미가 많을수록 명도는 낮아지지만 진한 남색이 발

되기 때문에 노랑기미가 많을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황색이나 색계열 색채와는 다른 색채감성을 나타내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본 연구가 남색(PB) 색상

에 한정하여 여 생을 상으로 감성평가를 한 것이므

로, 색상을 한정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자들이 심리

으로 색상요인에 의해 다소 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된다는 것(Yi & Choi, 2009)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쪽 염색 섬유소 직물에서 

스포티 감성은 모든 색채특성과 유의한 계를 가지

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클래식 감성과 내추럴 감성은 

a*값과 유의한 련성을 보 다. 따라서 쪽 염색직물

의 색채감성은 L*값(명도)과 C값(채도)  a*와 b*의 

색상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5.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인이 색채 선호도에 

미치는 향

쪽으로 염색된 직물의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인

이 색채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색채 선호도를 종속변수

로 하고 스포티, 클래식, 내추럴 등 색채감성 요인과 

L*, a*, b*, C값 등 색채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색

상 선호도 회귀식은 F값과 각 설명변수의 t값으로 미

루어 볼 때 회귀모델  계수의 합성이 인정되며, 수

정 결정계수(adjusted R
2
) 값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

었다. 한 잔차의 독립성에 련되는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우므로 회귀식의 설명변수가 합하게 

선택되었다고 생각된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을 

달리하여 쪽 염색된 섬유소 직물의 색채 선호도는 색채

특성보다 색채감성 요인이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쪽 염색 직물의 색채감성 요인 에서 스포티 

감성과 클래식 감성이 색채 선호도에 향을 미쳤으며, 

색채특성 에서는 L*값만이 색채 선호도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스포티 감성, 클래식 감성  

L*값이 색채 선호도에 미치는 향력은 21%이었다.

이러한 색채감성 요인과 색채특성의 상  향

력은 스포티 감성 요인(β=0.42)이 색채 선호도에 미

치는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클래식 감성 요인(β=0.25), L*값(β=0.24)의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자인 여자 학생의 

경우 쪽 염색 직물에서 스포티한 감성과 클래식한 감

성을 느낄수록 더욱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쪽으로 염색된 직물의 색상이 밝을수록 선호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한 남색부터 진한 남색

까지 다양한 색채를 발 하는 쪽 염색 직물을 스포티

한 감성과 클래식한 감성에 을 두어 개발한다면 

여름철 침구류 소재로 선호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결과는 황색계 천연염색 견직물의 경우 색채특성

인 명도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

과(Choi et al., 2005)를 일부 지지해 주었다. 

4. 결론

여름철 침구류에 사용할 친환경 이고 감성 인 

패션상품 소재기획을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4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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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 직물을 상으로 염색조건을 달리하여 쪽 염

색을 실시하여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선호도를 평

가하고, 이들 요인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쪽 염색된 직물의 색채특성은 섬유종류와 염

색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L값은 

아마/리오셀 혼방직물이 가장 큰 값을 보 고, C값은 

면직물이 가장 큰 값을 보 으며, 일반조건으로 염색

한 직물의 음의 b값이 크고 C값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쪽 염색 섬유소 직물에 한 색채감성을 요

인분석한 결과, 스포티 감성, 클래식 감성, 내추럴 감

성 등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색채감성

은 섬유종류와 염색조건에 따라 부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섬유종류에 따라 색채

감성은 클래식 감성요인과 내추럴 감성요인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으며, 염색조건에 따라서는 스포티 

감성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셋째, 쪽 염색 직물의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요인은 

부분 으로 상 성을 보여, 쪽 염색 직물의 색채특성 

L*, a*, b*는 스포티 감성과 부 인 상 을 보 고 C

와는 정 인 상 계를 보 으며, a*는 클래식 감성

과 내추럴 감성과는 부  상 계를 보 다. 

넷째, 쪽 염색 직물의 색채 선호도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는 색채감성 요인 에서 스포티 감성과 클래식 

감성, 색채특성에서는 L*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의 평가자인 여 생들은 쪽 염색 직물에서 

스포티한 감성과 클래식한 감성을 느낄수록 더욱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 쪽으로 염색된 직물이 

밝은 색상일수록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연염색의 색채감성과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분 견직물을 사용하여 색계열과 황색계열의 천

연염색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섬유소 직물을 사용하여 남색계열의 천연

염색 직물에 해 색채감성  색채선호도를 연계하

여 분석하 다는 에서 볼 때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천연염료의 단일염색 뿐 

아니라 복합염색된 직물을 상으로 색채특성과 색

채감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인체와 환경에 

친화 이고 감성 인 다양한 색채의 패션소재를 개

발하는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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