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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rinting, managing color means that how closely its color reproducts and

printing supplier meets customers' requirements. When applying device profiles, it

depends on properties of the devices. But color management of domestic digital

prints is accomplished more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than any other printing.

According to this paper addresses a method of evaluating between proof prints and

offset prints which are produced by identical date on the field. We evaluate two

cases normal proof prints and domestic offset prints based on standardized color data

analysis and subjective data analysis. We gathered objective data by measuring solid

density, CIEL
*
a
*
b
*

and △E
*

ab. Futhermore, we evaluated the offset prints and proof

prints through human eyes to decide the ranking.

Keyword: normal proof prints, domestic offset prints, method of evaluating, solid

density, CIEL
*
a
*
b
*

and △E
*

ab, human eyes,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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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쇄에서 컬러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고객이 요구하는 컬러, 즉 교정 인쇄물과 실제 인

쇄물이 얼마나 가깝게 재현될 수 있느냐이다. 특히 국내 디지털 인쇄에서 인쇄물의 컬러

관리(color management)는 다른 인쇄 방식보다 비교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인쇄 시에 장치 프로파일(device profile)의 적용은 장치적인 특성에 따

라 재현할 수 있는 컬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력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 스캐너

(scanner)가 있으며,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monitor), 교정용 프린터(proof), CTP, 인쇄기

등이 있으며 이들 장치는 모두 다른 색역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장치적인 특성에 따른

인쇄물의 객관적인 이미지 분석 방법으로는 ICC(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에서

제안된 색변환 규격이 ISO 표준 규격이 사용되어진다.1)∼2)

장치 특성에 따른 교정 인쇄물이 오프셋 인쇄물의 색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ISO 12647

표준 규격에 맞는 피인쇄체(substrate), 잉크, 허용 오차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인

쇄 회사들은 ISO 규격에 맞추기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고, 표준 규격

의 인쇄물 보다는 장치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색재현을 하고 있어, 교정 인쇄물의 재현

에 있어 실제 인쇄물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교정 인쇄물에서

재현된 컬러와 인쇄물에서 재현된 컬러의 차이를 육안으로도 직접 확인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인쇄 현장에서 동일한 데이터로 제작되고 있는 교정 인쇄

물과 오프셋 인쇄물을 규격화된 객관적인 컬러 데이터 분석과 시각적인 특성을 이용한

주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장치적인 특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색차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방법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정 인쇄시

사용하는 종이의 특성이 오프셋 인쇄물과의 비교 평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를 평가하고, 올바른 교정 용지의 선택을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Test 타깃

본 실험의 인쇄물 제작을 위하여 사용한 test form은 Figure 1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이 Gracol G7 test form을 국전지(636×936mm) 크기로 각각 교정 인쇄물과 오프셋 인쇄물

을 제작하였다. 특히 gray balance test 측정에는 P2P 타깃을 적용하였고, 캘리브레이션

및 장치의 최적화를 위한 프로파일 제작 및 교정 인쇄물과 오프셋 인쇄물의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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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색차 비교에는 1,617개의 패치로 이루어진 IT8.7/4 test target 등을 사용하

였다. 또한 Gracol G7 test form의 표준 규격으로 제작된 사진 이미지는 주관적 평가에

사용하였다.

Figure 1. Gracol G7 test form for measuring and evaluation.

2-2. 용지

용지는 A사의 A proofing 교정 용지인 hight quality coated지와 국산 coated지, 국산

오프셋 인쇄용 매엽 용지 평량 120g/m
2
를 사용하였다. 객관적인 평가에 측색적 결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Table 1과 같이 실험에 사용할 용지가 본 실험에 적합한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CIEL*a*b* 값을 측정하여 ISO 표준 용지 규격과 비교하였다.3) 특히 UV

광에서 용지의 형광 증백제 test에서 교정 용지에서는 없는 형광 증백제 성분이 인쇄용

지에는 나타났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Substrate CIEL*a*b*

Proofing Substrate Type L
*

a
*

b
*

ISO 12647-7 ≥95 0±2 0±2

Hight Quality Coated
(250g/m

2
)

95.81 -0.56 2.00

Domestic Coated
(240g/m2) 95 -0.35 -0.36

Domestic Print Paper
(120g/m2) 94 -0.4 -0.42

2-3. 측정 장치

교정 인쇄물과 오프셋 인쇄물의 측색 장치로 X-Rite사의 DTP70을 사용하였고, 특히



한국인쇄학회 제 29권 제 2호 2011년.

- 18 -

정확한 측색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DTP70을 이용하여 교정 인쇄물을 약 15분간 건조시

킨 뒤 측정하였다. 또한 IT8.7/4 타깃의 측색값으로 프로파일을 제작하기 위하여 Color

Tune 및 ProfileMaker 5.08을 이용하였다.
4)

2-4. 인쇄

고급 컬러 인쇄는 매엽 오프셋 인쇄(sheet-fed offset printing)를 이용한 인쇄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ure 2에 나타난 것처럼 장치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Gracol 표준에 컬러를 맞춘 오프셋 매엽 인쇄기에서 시험 인쇄한 결과물을 사용하였다.

.

Figure 2. A scheme of making profiles in printing process.

2-5. Proofing

Figure 3은 교정에서 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며, 본 교정에서는 Epson 9800을 사용

하였으며, 피인쇄체로 사용하는 인쇄용지 및 잉크를 교정 장치 적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하

였다.
5)
입력 프로파일(source profile)에는 인쇄물을 샘플링 하여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

으로 만든 최적의 in-house 프로파일과 상용 Gracol 프로파일을 사용하였고, 목적 프로

파일(destination profile)에는 장치 캘리브레이션 상태에서 제작한 최적의 ICC 프로파일

을 사용하였다.
6)

이 때 용지별로 proofing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출력할 수 있는

absolute colorimetric 방법과, 인쇄 교정에서 컬러를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relative colorimetric를 이용하여 교정 인쇄물을 각각 출력하고 각각의 용지별 재현성을

알아보았다.
7)

Figure 3. A scheme of making profiles in proof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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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정 인쇄물의 객관적 평가

2-6-1. 농도를 이용한 평가 방법

인쇄물의 객관적 평가 방법으로 농도계를 사용하는 것을 농도법(densitometry)이라고

한다. 농도법은 주로 농도계를 사용하여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며, 농도법은 가장 큰 장

점은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점이다. 농도는 투명한 필름을 측정하는 방법과 같은 투

과 농도법(transmission densitometry)과 불투명한 물질에 인쇄된 인쇄물이나 인쇄된 상

등을 측정하는 반사 농도법(reflection densitometry)이 있다.

농도 측정 및 농도계에 대하여 ISO 5-3: 1995의 'photography density measurements -Part

3: spectral conditions'에 규정
8)

되어 있으며, 농도계의 광원은 측정 시료에 형광 성분이

없을 때 2,850K의 표준 광원 A를 사용하며 주변의 온습도에 따라 인쇄 색상값의 변화

가 있을 수 있으므로 23 ± 2°C, 상대 습도(relative humidity) 50 ± 5%의 환경 조건을 권

장하고 있다.

농도계는 제작 회사 및 모델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농도계에 적용된

R, G, B 필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ISO에서는 필터의 특성을 Table 2와 같이 분

류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n the Filter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

Status A Measurement of Transparent Film and Reflection Copy

Status M Measurement of Negative Color Film

Status T Measurement of Reflection Copy the likes of Printing

Status E “DIN Wide-band" Standard

Status I “DIN Narrow-band" Standard

Table 2의 분류 외에도 인쇄 농도의 드라이다운(dry down) 현상 등을 고려하여 편광

(polarizer) 필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ISO 5-4: 1995의 'photography density measurements

- Part 4: geometric conditions for reflection density'에서는 농도 측정 시 측정 시료를 놓

는 바탕의 농도가 백색 바탕보다 흑색 바탕에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성 농도 1.50 ± 0.2

의 매트(matt)상 재료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에 투과도를 갖는 인쇄물의 경우, 농도가 0.08

이하의 백색 바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6-2. CIEL
*
a

*
b

*
표색계를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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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L
*
a
*
b
*

표색계는 컬러의 심리 물리학에 입각한 것으로 컬러 지각을 만드는 빛의

스펙트럼 특성을 물리적으로 측정하고 세밀한 계산을 하여 삼자극치 X, Y, Z로 표현하

는 것이다. 인쇄물의 측색은 3차원 컬러 공간에서 컬러의 위치 값을 정의한다. 이것은

컬러의 차이 유무와 컬러 매칭이 정확한가를 검토하는데 쓰이게 된다. 또한 명도, 채도,

색상을 입체적인 값으로 얻을 수 있다.

CIEL
*
a
*
b
*
컬러 공간에서 규정한 삼자극치 X, Y, Z에서 CIEL

*
a
*
b
*
컬러 공간으로 변

환하는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9)

L * = 116f ( Y
Y n

)- 16

a * = 500 [ f ( X
X n )- f ( Y

Yn ) ] (1)

b * = 200 [ f ( Y
Yn )- f ( Z

Zn ) ]

여기에서 Xn, Yn, Zn은 기준 백색에 대한 삼자극치의 값이다.

Y/Yn가 0.008856보다 크면 f(Y/Yn) = (Y/Yn)
1/3

이고, Y/Yn이 0.008856 이하이면

f(Y/Yn)=7.787(Y/Yn)+16/116이다. f(X/Xn)와 f(Z/Zn)도 동일하게 정의된다. L
*
은 명도를

나타내며 수치가 높으면 백색이 되고,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검은색이 된다. +a* 방향은

R(red), -a
*
방향은 G(green), +b

*
방향은 Y, -b

*
방향은 B(blue)의 색상을 나타내고 수

치가 높을수록 색상의 채도가 증가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잉크의 민인쇄 CIEL
*
a
*
b
*
값을

구하여 Table 3과 같이 ISO 2846에 명시된 CIEL*a*b*값과 비교하여 사용한 잉크의 특성

을 평가하였다.

Table 3. CIEL*a*b* Value of ISO 2846

Ink L
*

a
*

b
*

△E
*

ab

C 57 -39.2 -46 4

M 50 76 -3 4

Y 91 -5.1 95 4

K 18 0.8 0 　

2-6-3. 색차(△E
*

ab 2000)

색차는 △E
*

ab로 표시되며, 3차원 공간상의 유클리드 거리의 차로 평가한다. CIEL
*
a
*
b
*

컬러 공간에서 2개의 측색치 L1, a1, b1 와 L2, a2, b2 간의 △E*ab은 식(2)와 같이 표시된

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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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컬러 공간에서 원고의 측색치 L1, a1, b1와 샘플의 측색치 L2, a2, b2로 식(3)∼(5)을 사

용하여 명도차( ′)와 채도차( ′), 색상차( ′)를 정의할 수 있다.

 ′     (3)

 ′  ′′         (4)

 ′  ′′ 
′

(5)

  tan  ′
′
   tan  ′

′
 tan  ′

′
≥ 

  tan  ′
′
    tan  ′

′
  tan  ′

′
  

 ′  ′ ′ ′ ′ ≤  

 ′  ′ ′ ′ ′  ′≤ ′
 ′  ′ ′  ′ ′  ′ ′

2-7. 교정 인쇄물의 주관적 평가

장치를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는 재현성이 좋은 객관적인 결과가 얻어지는 대신에 심

리적인 평가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쇄물의 주관적인 평가는 중요한 과정

이며, 인쇄 적성의 향상과 연구에 필요한 평가 방법이다. 재현성이 좋고, 객관적인 결과

도 얻어지고, 또한 관찰자의 주관적인 개념이나 감정 등도 개입할 수 있는 인쇄 적성의

지수가 필요하다.

먼저 용지를 변화시켜 얻어진 이미지와 입력 프로파일를 각각 적용시키고, 색역 사상

방법 중 relative colorimetric, absolute colorimetric 변화에서 얻어진 각각의 이미지를 8

개를 준비한다.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먼저 10 사람의 사람이 연색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 곳을 30분간 응시한 뒤에 D50의 표준 광원의 라이트 부스에서 이미지를 빛과 45°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주관적인 감각 순위를 매긴다.

또한 계측기를 이용하여 인쇄 적성 지수에 관해 그 값을 구하여 순위를 매긴 뒤, 감각

순위와 인쇄 적성 지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좋은 인쇄 적성 지수를 선택한다. 인쇄 적성

지수는 인쇄 과정보다는 인쇄물 자체의 평가에 역점을 두는 편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측

정을 하는 것이 좋다. 순위의 관계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응용하는 경우가 한다.

주관적인 평가에 쓰인 통계학적인 방법은 Olds 상관 계수 식(6)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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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는 순위 상관 계수, n은 시료의 수, d는 순위의 차 (x-y)를 나타낸다. 또한 x

는 인쇄 적성 지수이고, y는 육안에 의한 인쇄 효과를 나타낸다. 감각적인 순위의 관계

를 이용하여 순위 상관 계수를 계산하고, 이미 정해진 Olds의 순위 상관 계수 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객관적 평가

3-1-1. 민인쇄 농도값을 이용한 평가

민인쇄 농도는 잉크를 사용하여 재현할 수 있는 컬러 범위와 깊이를 결정해주기 때문

에 중요하다. 중성 농도가 0.08이하인 백색 바탕을 인쇄물 아래에 깔고 측정한 인쇄물의

농도값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의 결과와 같이 민인쇄 농도의 경우 Table 4에 나타낸 프로세스 잉크의 최적

농도값과 비교하여 Gracol 농도와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한 농도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민인쇄 농도인 경우 본 실험에서 제작하여 적용한 in-house 프로파일이

최적에 부합한 교정 인쇄를 할 수 있었던 결과라 사료된다.

Table 4. Optimum Density Range of Process Inks

Paper Type Ink Solid Density

Type 1

(Coated)

Cyan 1.4

Magenta 1.5

Yellow 1.05

Black 1.7

또, Gracol absolute의 경우 농도값은 대체적으로 K값을 제외하고, C, M, Y 민인쇄

농도값에서는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 한 데이터 농도 기준에 더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국산 coated 용지에 소스 프로파일로 in-house 프로파일과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하였

고, 또한 이 두 가지 프로파일이 적용할 때마다 교정 인쇄와 오프셋 인쇄물 제작에 일반

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렌드링 인텐트(rendering intent)의 조건을 abosolute colorimetric,

relative colorimetic로 나누어 적용시킨 뒤, 인쇄물을 출력하였다. 출력한 인쇄물은 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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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2P 타깃의 C, M, Y, K 농도값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5의 (a)～(h)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9의 결과와 같이 용지별로 잉크의 농도값은 대체적으로 망점 면적률

이 올라갈수록 C, M, Y, K모두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

은 실험에서 단계별 망점 재현이 바르게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시킨 것이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시킨 것보다 농도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시킨 경우가 잉크의 농도값이 높게 규정되

어 있어 그 값을 적용한 결과가 전체 적으로 더 넓은 색역을 표현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 시킨 것이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 시킨 것보

다 높은 콘트라스트의 인쇄물 제작 및 고해상도 인쇄물의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Domestic coated(absolute)

(b) Domestic coated(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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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igh quality coated(absolute)

(d) High quality coated(relative)

Figure 4. Comparison of the solid density.

(a) Domestic coated(in-hous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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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omestic coated(in-house relative)

(c) Domestic coated(Gracol absolute)

(d) Domestic coated(Gracol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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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igh quality coated(in-house absolute)

(f) High quality coated(in-house relative)

(g) High quality coated(Gracol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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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igh quality coated(Gracol relative)

Figure 5. Comparison of density curve.

3-1-2. 민인쇄의 색차를 이용한 평가

다음 각각의 용지별 CIEL
*
a
*
b
*
값을 측정하여, △E

*
ab을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Figure

6(a), (b)에 나타내었다. ISO 2846에 명시된 오프셋 인쇄물의 CIEL*a*b*과 용지의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ure 6과 같이 hight quality coated의 경우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한 것이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한 것보다 적은 색차를 나타내었고, 특히

in-house absolute가 더 큰 색차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high quality coated와 국산

coated의 경우, C 잉크는 허용 오차 4안에 들어간 것이 없으며, M 잉크 역시 high

quality coated 용지의 Gracol을 적용시켰을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오차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a) High quality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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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omestic coated

Figure 6. Comparison of the process inks △E
*

ab between high quality coated and

domestic coated.

특히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Y 잉크에서 큰 색차를 나타내었

다. 이것은 ISO 규격의 잉크를 사용 하지 않았으며, 또한 Epson 전용 잉크의 구성 요소

와 컬러가 표준 규격이 서로 맞지 않는 결과 때문이라 사료된다.

3-1-3. 인쇄물의 색차를 이용한 평가

본 실험에서 컬러 재현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이별 소스 프로파일에 Gracol 프로

파일과 in-house 프로파일를 각각 적용한 뒤 출력한 교정 인쇄물과 오프셋 인쇄물의

CIEL
*
a
*
b
*
값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적용하여 색차를 구한 결과 Table 5, 6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Table 5. Average △E
*

ab and Maximum △E
*

ab of Hight Quality Coated

Hight Quality Coated

Source

Profile
Comparison

△E
*
ab

Absolute Max. Relative Max.

Gracol Gracol 0.52 2.22 0.72 2.21

Gracol Printing 2.32 10.17 2.12 10

In-house Gracol 2.28 10.12 2.33 10.52

In-house Printing 0.58 3.12 0.8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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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E
*

ab and Maximum △E
*

ab of Domestic Coated

Domestic Coated

Source

Profile
Comparison

△E*ab

Absolute Max. Relative Max.

Gracol Gracol 1.97 4.81 2.14 4.75

Gracol Printing 3.35 14.7 3.46 14.8

In-house Gracol 2.25 10.64 2.41 10.98

In-house Printing 1.5 5.28 1.76 4.5

Table 5, 6과 같이 용지별 인쇄물과 교정 인쇄물의 평균 색차 및 최대 색차 비교한

결과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한 것은 평균 색차가 용지에 따라 0.58 ∼ 1.76 정도로 적

게 나타났고, 또한 최대 색차가 3.12 ∼ 5.28로 나타내었다.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한 경

우 평균 색차가 2.25 ∼ 2.41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최대 색차 또한 10.12 ∼ 10.98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in-house 프로파일을 적용한 교정 인쇄물과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한 인쇄물을 비교 했을 때는 2.12 ∼ 3.46의 색차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반대로 Gracol 프로파일을 적용한 교정 인쇄물에서는 인쇄물과의 색차가 0.52 ∼ 2.14

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컬러 재현을 위하여 입력 프로파일과 비교 대상이 같아야만 색차

가 적을 것이다. ISO 기준은 윤전, 매엽, 교정 등의 여러 기준이 있으며, 인쇄물의 컬러

를 표준에 맞춰도 각각의 색차는 존재하며, 표준의 규격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비교 대상

이 다르면 색차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 인쇄물과 오프셋 인쇄물의 컬러

와 가장 비슷한 교정 인쇄물을 얻기 위해서는 in-house 프로파일 제작하여 교정 인쇄의

프로파일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3-1-4. 용지의 특성에 따른 비교 평가

High quality coated지가 같은 조건에서 국산 coated지 보다 컬러 재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같은 용지 조건에서는 absolute colorimetic의 컬러 재현성이

더 좋게 나타났는데. 특히 absolute colorimetic 색역 사상 방법은 원고와 출력 장치의

백색점 보정을 하지 않고, 색역 사상을 하는 방법으로 피인쇄체의 색상을 측색적으로 정

확하게 재현함으로써 교정 인쇄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컬러 재현 방법이다. 또한

CMYK = 0% 부분에서 용지의 색상을 그대로 CMYK 잉크를 뿌려줌으로서 인쇄용지의

색상과 유사한 인쇄 교정이 가능한 색역 사상 방법이다. 하지만 relative colorimetic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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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상 방법은 종이의 백색면을 고려하여 원본의 가장 밝은 색을 출력 장치의 백색점

으로 조정하는 백색점 조정(white point compensation)을 수행한 후 나머지 색을 사상시

키는 방법이며, 원본의 색상을 최대한 유지하여 재현하는 측색적 재현 방법이다.

이번 실험 결과에서도 Figure 7에 나타난 것처럼 high quality coated지에서 absolute

colorimetic 색역 사상 방법을 적용했을 때, 평균 △E*ab 0.52로 가장 적은 결과를 확인하

였는데, 이것은 인쇄용지에 UV광을 비췄을 때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형광 증백제 성분이

absolute colorimetic에서 교정 용지에 푸른색의 색상을 뿌려 줌으로서 relative

colorimetic 색역 사상 방법 보다 교정 인쇄에서 오프셋 인쇄물과의 컬러가 가장 가깝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즉, 교정 인쇄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색역 사상 방법은

absolute colorimetic이며, 용지의 CIEL
*
a
*
b
*
가 ISO에 적합하더라도 용지의 후가공 처리

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 Comparison of △E
*

ab between printing on the paper types(paper 1: high

quality coated, paper 2: domestic coated).

3-2. 주관적 평가

주관적인 평가인 인쇄물의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교정 인쇄물 출력시 용지별 최적의 입력 프로파일을 각각 적용시키고, 이

때 색역 사상 방법 중 relative colorimetric, absolute colorimetric 등의 2가지를 각각 적

용 한 뒤, 8개의 결과물을 준비하였다.

평가 방법은 관측자 10명을 30분간 먼 곳을 응시하여 색의 연색성을 줄이고, 각각의

이미지를 인쇄물과 라이트 부스에서 빛과 45°로 두고 D50 광원에서 주관적인 감각 순위

를 비교하여 인쇄물과 gray와 색상이 가장 비슷하게 표현된 순서대로 순위를 구한다. 측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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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를 이용해 측정한 인쇄적성 지수와 감각 순위를 다음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 Subjective Ranking

Absolute Relative Absolute Relative Absolute Relative Absolute Relative

Paper 1 Paper 1 Paper 2 Paper 2 Paper 1 Paper 1 Paper 2 Paper 2

Ranking
Observer 1 2 3 4 5 6 7 8

1 1 2 4 3 7 6 8 5

2 3 1 2 6 8 4 7 5

3 2 1 6 3 4 5 8 7

4 1 3 2 6 4 7 5 8

5 2 1 3 4 7 6 5 8

6 1 4 2 3 6 7 5 8

7 2 1 4 7 3 5 6 8

8 1 3 6 2 4 7 5 8

9 1 2 5 4 6 3 8 7

10 1 4 2 3 5 6 7 8

Average 1.5 2.2 3.6 4.1 5.4 5.6 6.4 7.2

육안으로 주관적인 감각 순위를 매긴 결과는 인쇄물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와 같은 결과

를 얻었으며, 이 수치를 각각 Olds 상관 계수법을 이용하여 구한 상관 계수의 값은 0.812

였으며, 이 수치는 위험율 1%의 한계값이 0.833과 5%의 한계값인 0.643에 들어감으로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가 모두 Olds의 상관 계수 데이터의 한계값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육안에 의한 교정 인쇄물의 평가 역시 어느 정도 정략적이고, 객관적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교정 인쇄물과 국내 오프셋 인쇄물을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SO 인쇄 규격과에 농도의 차이에서는 Gracol을 입력 프로파일로 했을 때는, cyan

의 컬러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인쇄용지에서는 UV 광에서 관찰시 형광

증백제 성분이 나타났지만, 교정 용지에는 형광 증백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cyan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2) 인쇄물의 용지에 형광 증백제 성분을 측색 장치에서 컬러를 인식했다. 따라서 인쇄

물의 출력된 인쇄물은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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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규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들이 가지는 색역은 모두가 다르다. 실제 인

쇄물과 교정 인쇄물을 Gracol 규격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농도의 차이

는 크게 났으며, 결과적으로 컬러 재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교정 인쇄물과 오프셋 인쇄물의 색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상용 프로파

일을 적용하여 맞추는 것보다 실제 오프셋 인쇄물의 컬러 재현을 참조한 in-house

프로파일을 만들어 교정 인쇄시 소스 프로파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교정 인쇄 용지에 따라 표준의 컬러의 허용 오차 안에 맞는 컬러를 맞출 수가 있

었다. 또한, 인쇄물과의 색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정 인쇄시 전용지를 활용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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