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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s of accommodation and pupil size when wearing night driving lenses               

and measured the change in visual function under simulated night driving lighting conditions. Methods: A total of 17                 

(23.06±0.51) students with no history of ocular surgery participated in the study. All participants had normal binocular                

vision and more than 0.8 visual acuity. The dynamics of accommodation and pupil size when wearing night driving                 

lenses were measured using WAM-5500. Visual acuity and contrast sensitivity were also measured.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accommodation and pupil size when wearing different types of night driving lenses.                

Further, no difference was noted in the visual function. Conclusions: Night driving lenses used in this study had no                  

effect on the accommodation and pupil size. Therefore, any deterioration in visual function or discomfort during night                

driving may require solutions apart from wearing night driving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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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의 빠른 변화로 여       

가생활의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중      

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운전 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 눈이다. 눈은 신체 부위 중 외부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1] 현대의 시생활은 고정적인 상      

황이 아닌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으로서 적정 밝기보      

다는 좀 더 강하고 자극적인 조명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        

고 반대로 적정 밝기보다 더 어두운 상황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이 같은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변화된다. 특히 주간       

의 밝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시생활을 보이지만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 시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      

근 6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8시에서 20시 사이에 매        

년 동일하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2]

이는 교통사고의 다양한 원인들 중 조도가 점점 낮아지       

는 시간대로 환경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시기능저하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기능의 저하를 막      

기 위해서는 시각적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색상의 대       

비 감소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주시하는 곳에 높       

은 양의 빛이 조사되어야 한다.[3] 현재는 높은 광량의 전        

조등이 출시되면서 시기능의 향상은 보이지만 상대방 운      

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시켜 시야를 좁게 하고 눈에 피로       

를 주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시력 상실이 생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4]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해서 시기능의 향상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야간운전용 렌        

즈가 출시되고 있다.

그동안은 농도의 차이만 있는 황색계열의 착색 렌즈가      

야간운전용으로 출시되었지만 황색계열의 착색 렌즈의 경     

우 색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착용을 주의해야 한다.[5]         

현재는 착색방식이 아닌 코팅방식의 운전용 기능성 안경      

렌즈들이 출시되고 있다.

야간근시는 정시안 또는 정상적인 굴절 교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조도가 낮아질 경우 눈의 굴절 상태가 일시        

적으로 근시쪽으로 이동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6] 이러한      

야간근시는 여명근시(twilight myopia), 암소시 초점(dark    

focus)처럼 굴절상태의 이동이 명순응(photopic vision)상    

태에서 조도가 낮아질수록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7] 야간근시에 관한 연구는 1940년대 최초로 시행되었      

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조도가 낮아질 때 발생한 근        

시의 이동량은 1 D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8] 이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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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두운 환경에서 나타나며 구면수차, 조절, 색수차 등       

이 원인이며 현재는 조절이 야간근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9]

조절의 경우 조절자극에 대한 조절반응량이 떨어질 경      

우 시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10] 현대인들의 시        

생활은 연속적인 상황으로써 매 순간 조도가 변화되는 상       

황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정적인       

상태에서 조절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는 개인의 조절작용과 시기능에 대한 연관성을 정확히 파       

악하기는 힘들다. 선행 연구에서는 조절반응량을 동적으     

로 측정 후 특정 시간대에서 조절반응량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조절반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      

지만 특정시간대에서 정상적인 조절반응을 보이다가 측정     

된 시간 이후에서 조절반응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조절지      

속부족과 불규칙한 조절작용, 그리고 조절반응이 일어나     

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의 변화정도를 보여주며       

조절작용의 동적측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코팅방식의 야간운전      

용 안경렌즈 1종과 농도의 차이가 있는 황색계열의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 2종, 일반 안경렌즈 1종을 착용시켜 야       

간 운전 상황과 비슷한 환경으로 실험실을 세팅하여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가 시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실험의 취지에 동의하고 눈의 질환이나       

시력 교정 등의 안과적 수술 경험이 없는 20~30대(23.06       

±0.51세) 17명(남자 11명, 여자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 기준에 적합성 여부는 본 실험 전         

기본검사를 통해 양안으로 나안시력이 소수시력 0.8 이상,      

최대조절력, 좌우 동공의 크기, 대비감도 등 양안의 시기       

능 차이가 나지 않는 인원을 선발하였다. 모든 검사과정과       

규약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CUIRB-2019-0013)의 승인을 받았으며, 실    

험 대상자에게 본 실험의 목적과 검사 방법에 대해 구두        

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검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17명의 굴절검사       

값의 평균은 우안구면굴절력이 +0.03±0.07 D, 좌안의 구      

면굴절력이 +0.01±0.10 D였으며 우안과 좌안의 원주굴절     

력은 각각 –0.40±0.07 D, –0.35±0.07 D였다. 나안시력은      

LogMAR로 우안과 좌안이 각각 0.02±0.02, 0.01 ± 0.03이       

였고 최대조절력은 우안이 10.32±0.51 D, 좌안이 10.08±      

0.52 D로 나타났다. 대비감도 측정 결과는 우안이 1.11±       

0.05, 좌안이 1.10±0.05이였다. 동공의 크기는 명소시와 암      

소시 2가지 환경에서 각각 단안씩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       

명소시 상태에서 우안의 동공 크기는 5.16±0.19 mm, 좌안       

의 동공 크기는 5.02±0.17 mm였고, 암소시 상태에서 우안       

과 좌안의 동공크기는 각각 6.98±0.15 mm, 7.08±0.13 mm       

로 측정되었다. 

2. 방법

각기 다른 야간 운전용 안경 렌즈 착용 시 조절반응과        

동공 크기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실험실 실내 조도는 암소시 상태와 동일한 10 lux의        

조도로 유지하였으며 야간 운전 시 상대방의 전조등 효과       

와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전방에 LED       

램프를 설치하였다(Fig. 1). 

야간 운전용 전조등 효과를 주기 위하여 설치한 LED       

램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인 국토교통부령 제1      

호 38조를 참고하여 설치하였으며 피검자의 위치와 전조      

등의 각도는 실제 자동차의 전조등 직전방 5 m 앞에서 측         

정된 조도 15 lux와 동일한 조도가 측정될 때 LED 램프         

를 세팅하였다. 이때 LED 램프의 각도는 10o였다(Fig. 2).

본 연구에 사용된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는 일반적인 안       

경에 사용되는 렌즈(A)와 농도가 다른 착색에 의한 야간       

Fig. 1. Setting of an LED lamp. 

Fig. 2. Angle of the LED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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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용 안경렌즈 2종류(C, D)와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코       

팅에 의한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B)를 착용한 후 어떠한       

종류의 렌즈도 착용하지 않은 나안의 상태와 비교 분석하       

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조절반응량 및 동공 크기를 동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서 개방형 자동굴절검사기(WAM-5500, Grand    

Seiko, Japan)를 사용하였다. 본 기기는 초당 5회 측정이 가        

능하고 연속적으로 조절반응량과 동공 크기 측정이 가능하      

다. 측정된 결과값은 등가구면값으로 나타나고 기기와 연      

결된 노트북으로 데이터값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반응량      

과 동공크기의 동적 측정은 주시거리별로 연속적으로 측정      

하였으며 주시거리는 40 cm, 40 cm~30 cm, 30 cm, 30 cm          

~20 cm, 20 cm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측정하였고, 40 cm,        

30 cm, 20 cm에서는 고정된 시표를 주시한 상태에서 측정        

하였고 40 cm~30 cm, 30 cm~20 cm 구간에서는 시표가 이         

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표를 주시 조절반응량 및 동공       

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눈 깜박임으로 인해 결측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통계적 기법인 사이채움(보간법)을 적용하여 복구하였다. 

원거리에서 시력측정에는 3 m LogMAR(ETDRS Chart,     

Good-Lite Company, USA)시표를 사용하였고 대비감도    

시표는 Mars Numberal Contrast Sensitivity Chart(Mars     

Chart, The Mars Perceptrix Corporation, USA)를 사용하였      

으며 결과값은 Mars Numberal Contrast Sensitivity Chart      

Score Sheet 사용하였다. 점수는 가장 마지막으로 읽은 문       

자의 점수에서 중간 중간 틀린 문자 개수에 0.04를 곱하        

여 뺀 후 최종 결과 값을 기록하였다. 근거리 주시를 위한         

시표는 LED 램프를 이용한 실험으로 인해 기존의 불투명       

한 시표대신 LED 램프의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트지에 문자를 인쇄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근거리용 시      

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근거리 시력 측정용이 아닌 주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 통계 분석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절반응량과     

동공 크기의 변화가 시기능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측정된 데이터의 정규 분포를 검증한 다음       

자료들을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 종류에 따른 조절반응량과 동공의      

동적 크기 변화 차이를 분석하였고 각각의 조건에서 시력       

과 대비감도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     

해 차이를 검증하였다. 사후 분석에는 Tukey 방법을 사용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야간 운전용 렌즈 종류에 따른 조절반응의 동적 변화        

비교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 착용 후 조절반응의 변화를 분석       

한 결과 40 cm에서는 A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조절반       

응량이 2.00±0.13 D로 가장 높은 조절반응량을 보였고 아       

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나안의 상태에서 조절반응량이     

1.85±0.08 D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0 cm~30 cm에서의       

조절반응량은 D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2.34±0.08 D로 가      

장 높은 조절반응량을 나타내었고 30 cm에서는 A렌즈와      

D렌즈가 2.62 D로 동일하게 조절반응량이 가장 높았으며,      

30 cm~20 cm에서는 D렌즈의 조절반응량이 3.38±0.10 D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 cm에서도 D렌즈가 조절반응량       

이 4.37±0.08 D로 가장 높게 나타나 D렌즈에서 조절반응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지만 규칙성을 보이지       

는 않았다. 각각의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에서 통계적인 유       

의성을 검정한 결과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에 따른 조절반       

응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3). 40 cm에서 20 cm까        

지 조절자극량을 달리하여 시간대별로 조절반응량을 연속     

적으로 측정한 결과 A렌즈에서 조절반응량이 높은쪽으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고, 조절자극량이 높아질수록 B렌즈      

에서 조절반응량이 낮은쪽으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으며,      

모든 렌즈에서 조절반응량은 고정적이 아닌 연속적으로     

변화됨을 나타내었다(Fig. 4).

Table 1. Transmittance of lens used in the study 

Lens
Transmittance (%)

Index
Light UV B UV A Blue Light

A 96.08 0.01 0.39 96.01 1.60

B 97.02 0.01 0.02 74.72 1.60

C 82.17 0.01 0.02 38.73 1.60

D 64.03 0.01 0.01 3.73 1.60

Fig. 3. Accommodative response of the night driving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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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운전용 렌즈 종류에 따른 동공 크기의 변화 비교

각기 다른 방식의 야간 운전용 렌즈 착용 후 동공크기        

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40 cm에서는 나안의 상태에서 동공        

의 크기가 4.99±0.21 mm로 가장 작았으며, C렌즈를 착용       

한 상태에서 5.54±0.25 mm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40 cm        

~30 cm에서는 A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공의 크기가      

5.22±0.25 mm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C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동공크기가 5.61±023 mm로 40 cm에서와 동      

일하게 동공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30 cm에서는       

B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공의 크기가 50.7±0.29 mm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C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와 D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공 크기가 5.40 mm로 동일한 수치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30 cm~20 cm에서는 B렌즈가 4.91       

±0.32 mm로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C렌즈에서      

5.42±0.28 mm로 동공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 cm        

거리 주시 시 동공의 크기는 D렌즈에서 4.72±0.29 mm 로 가         

장 작게 나타났고 C렌즈에서 4.94±0.28 mm로 동공의 크       

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각각의 거리에서 야간 운전용       

렌즈에 따라 동공의 크기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       

타내지 않았고 규칙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거       

리에서 C렌즈의 동공크기가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Fig.     

5). 40 cm에서 20 cm까지 근거리 시표를 이동하면서 시간        

대별로 동공크기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한 결과 A렌즈      

와 B렌즈에서 동공크기 변화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동공크기 변화 역시 모든 렌즈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6).

3. 다른 종류의 야간 운전용 렌즈 착용 시 시력과 대비감도         

비교

각기 다른 종류의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를 착용한 상태       

에서 시력을 비교한 결과 B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0.57       

±0.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D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력이 0.61±0.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비감도에서는 B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0.49±0.1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D렌즈      

착용한 상태에서의 대비감도가 0.36±0.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대비감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시력과 대비감      

도 모두에서 코팅에 의한 야간 운전용 렌즈인 B렌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Fig. 7, Fig. 8). 

야간의 운전 상황에서 나안의 상태와 각기 다른 야간 운        

전용 안경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절반응과 동공의 크      

Fig. 4. Dynamics of the accommodative response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night driving lenses.

Fig. 5. Pupil size with the night driving lens.

Fig. 6. Dynamics of the pupil size according to the type of 

night driving lens.

Fig. 7. Visual acuity according to the night driving len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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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화에 따른 시기능적인 부분을 분석하였다. 야간 운전      

용 안경렌즈 착용 후 조절반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40 cm에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에서 D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절반응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동공크기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     

는 모든 거리에서 C렌즈가 동공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시력 및 대비감도에      

서는 B렌즈를 착용했을 때에서 모두 가장 좋은 수치를 나        

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든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시기능적인 효과에서는 B     

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시력 및 대비감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비슷한 종류의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로 진행된 선       

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일반렌즈와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를 각각 착용한 상태에서 대비시력에 차      

이가 있었고 시력회복시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12] 이는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실험에서 전조등의 효과를 주는 LED 램프를 사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고, 선행 연구에서는 시력회복시간 검사에     

서만 자동차 전조등을 이용하였기에 각 실험별로 다른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황색계열의 착색보다 코팅에 의한 야      

간 운전용 안경렌즈에서 시력과 대비감도의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아 야간의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 상대방       

차의 전조등과 같이 불빛이 눈으로 비치는 상황에서 기존       

안경에서 눈부심과 빛번짐을 제어하는 코팅이 추가됨으로     

서 시력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생각된다. 또한 황색계열의      

착색렌즈 중 농도가 더 진했던 D렌즈에서 시력과 대비감       

도에서 모두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같은 황         

색계열의 렌즈라 할지라도 적정선의 농도보다 더 진해질      

경우 시기능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 선택 시 주의가 요         

구된다. 이는 동일한 선행 연구에서도 색각검사 시 황색계       

열의 착색렌즈에서 일반렌즈와 코팅의 야간 운전용 안경      

렌즈에 비해 색의 시인성이 매우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것과 동일하였다.[12]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의 경우 코팅에 의한 렌즈가 기능적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야간 운전의 경우에서 주간의 경우보다 불편       

함을 느끼는 경우 근본적으로 시력검사 시 좀 더 깊이 있         

는 검사를 통해 야간 시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대비         

감도, 눈부심 감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야간근시의 교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1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제작방식의 야간 운전용 안경       

렌즈를 착용하고 조절반응량 및 동공크기를 동적으로 측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력과 대비감도의 변화를 알아보      

았다. 조절반응량 및 동공크기의 동적 측정 결과와 시기능       

적인 부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렌즈별로 통      

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시기능적인 부분에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주간의 상황보다 야       

간의 상황에서 시기능의 저하를 느낄 경우 우선적으로 다       

양하고 깊이 있는 시력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후 추가적으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야간 운전용 안        

경렌즈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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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야간 운전용 렌즈 착용 시 조절과 동공의 크기변화를 동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따른 시기능의 변                

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안과적 수술 경력이 없는 17명(23.06±0.51세)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본검            

사를 통해 나안시력이 0.8 이상인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야간의 운전 환경과 유사한 조명으로 구성된 실험              

실 내에서 일반안경 렌즈와 3가지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를 착용 시 조절과 동공크기의 동적 변화를 개방형자동굴              

절검사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거리 시력과 대비감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야간 운전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            

서 나안인 경우와 일반 안경렌즈를 착용한 경우, 코팅에 의한 야간운전용 렌즈, 착색에 의한 야간 운전용 렌즈 모                

두 조절반응량과 동공크기, 시력과 대비감도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 사             

용된 서로 다른 야간 운전용 렌즈의 착용은 조절 및 동공크기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야간의 환경에서                

시기능의 저하 및 불편함을 느낄 경우 야간용렌즈 착용이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할 것으로 사료 된다. 

주제어: 조절 반응량, 야간 운전용 안경렌즈, 동공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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