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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myopia and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ion of myopia in                 

Korean children. Methods: A total of 16,703 children (8.94±1.90 years, male: 54.8%, female: 45.2%) who participated               

in the 7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analyzed. Refractive error was determined               

with an auto-refractor-keratometer (KR-8800) without cycloplegia. Results: The prevalence of myopia in children, aged             

5~12 years, was 55.6%. The factors influencing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included onset age between 7~9 years                

(OR=1.67; 95% CI, 1.36-2.16; p<0.000), onset age between 10~12 years (OR=2.25; 95% CI, 1.66-3.10; p<0.000), body               

mass index (R=0.98; 95% CI, 0.9-0.99; p<0.000), both parents with myopia (OR=3.07; 95% CI, 2.86-3.29; p<0.000),               

near-work activity for more than 4 hours per day (OR=1.23; 95% CI, 1.15-1.33; p<0.000), children from families with                 

the highest household income (OR=1.74, 95% CI, 1.55-1.96; p<0.000), and those from rural residences (OR=0.87; 95%               

CI, 0.83-0.92; p<0.000). Conclusions: The prevalence of myopia in Korean children was very high compared to the                

global trend.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is expected to continue. The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methods to                

mitigate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should be the focus of much neede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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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시는 최근 수 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근시 유병률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근시 유병률의 약       

10%는 고도근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근시 유병       

률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인구에서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며,[2-6] 특히 이 지역의 어린이 근시 유병률       

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08~2012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5~18세 근시 유병률은 약 65% 이상으로 보고되었고,[4,5]      

현재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근시 발병 및 진행의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         

가 더욱 커지고 있다.[5,6]

근시의 조기 발병은 고도근시로 진행될 위험과 연관성      

이 있으며,[7,8] 고도근시는 성인이 된 이후에 망막박리, 녹       

내장, 백내장, 근시성 황반변성과 같은 병적인 안질환과      

연관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9,10]        

Tideman 등은 급증하는 근시의 영향으로 2055년까지 근      

시의 고위험군에서 시각장애가 약 7배에서 13배까지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1] 근시의 높은 유병률과 빠른       

증가율은 근시 저교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는 근시       

교정과 관리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9]

근시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근시 진행의 병인 기        

전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근시의 유병률은 유       

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      

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5]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높은 교육 성취도,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을 포함하는 근작업 활동의 증가, 야외에서 보내는      

제한된 시간 등의 환경 및 생활 방식 요인이 근시 유병         

률의 빠른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       

하고 있다.[16-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     

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을      

조사하고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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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대상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제7기 국민건강     

영양조사(2016~2017년)(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 에 참여한      

5~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굴절이상 데이터가 누락된 경      

우, 사시 또는 안검하수 등과 같은 안과 수술 경력이 있는         

어린이, 누락된 부모의 근시 여부 데이터를 제외시켜 최종       

적으로 16,703명을 분석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안      

과 병력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고 체질량지수     

(body mall index, BMI)는 체중(kg)/키(m)2로 계산하였다.     

또한 어린이에 이어서 청소년의 근시의 변화 추이를 분석       

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자 15,366명이 포함되었다.

2016~2017년에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공     

공복리를 위해 직접 수행하는 연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되어 KNHANES VII(2016~2017)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행되었다.

2. 굴절이상 검사

양안의 굴절이상은 조절마비제의 사용 없이 자동굴절검     

사기(KR-8800, Topc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굴절이상은 등가구면굴절력(SE)을 계산하여 오른쪽    

눈의 SE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SE 값에 따라 5~12세        

어린이의 굴절이상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근시안      

SE≤−0.50D, 고도 근시안 SE≤−6.00D, 원시안 SE≥+0.75D,     

정시안 −0.50D<SE<+0.75D. 청소년(13~18세)의 경우는   

근시안 SE≤−0.50D, 고도 근시안 SE≤−6.00D, 원시안 SE≥      

+0.50D, 정시안 −0.50D<SE<+0.50D 기준으로 굴절이상    

상태를 분류하였다.

3. 통계 분석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AS(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표준편차(SD)와 빈도로 제시하였고, 범주형 데이터    

에 대한 근시와 비근시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 나머지 변수에 대한 두 그룹 비교는 공분산분        

석(ANCOVA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오즈비(adjusted dds ratio)와 95% 신뢰구      

간(confidence interval, CI)을 분석하여 근시와 관련된 독      

립적인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모든 데이터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5~12세 어린이 16,703명(남자; 52.5%, 여      

자; 47.5%)을 분석하였고, 근시 유병률은 55.6%로 나타났      

다. 어린이의 평균 나이는 8.94±1.90였고, 근시 그룹의 어       

린이 나이는 정시와 원시를 포함하는 비근시그룹의 어린      

이 나이보다 높았다(p<0.000). 근시의 평균 SE는 −2.55±      

1.58, 비근시의 평균 SE는 +0.30±0.80으로 나타났다. 체질      

량지수인 BMI는 비근시 그룹과 비교하여 근시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p<0.000)(Table 1).

2.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자의 굴절이상 분포

어린이와 청소년의 굴절이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Table 3으로 나타냈다. 전체(5~18세) 근시 유병률은      

70.0%였고, 고도근시는 9.8%를 차지했다. 어린이와 청소     

년 그룹으로 각각 나누면 어린이(5~12세)의 근시 유병률      

은 55.6%(고도근시 2.2%), 청소년(13~18세)의 근시 유병     

률은 85.2%(고도근시 14.7%)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나이     

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근시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한 증가를 보인 반면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매우 높        

은 상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근시의       

SE 값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5~6세에서 정시안은      

61.2%를 나타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체 정시안은     

25.4%를 차지하였다. 원시 상태는 5~6세 인 경우 제일 높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ed 5~12 years, with and without myopia

Total Myopia Non-myopia p-value

Number (%) 16,703 9,286 (55.6%) 7,417 (44.4%)

Age (years) 8.94±1.901) 9.46±1.80 7.96±1.81 <0.000

Gender, n (%) <0.000

 Male 8,775 (52.5%) 5,947 (54.8%)  2,828 (48.3%)

 Female 7,928 (47.5%) 4,895 (45.2%)  3,033 (51.7%)

Refractive error (SE*) (D) −1.57±1.89 −2.55±1.58 +0.30±0.80 <0.000

BMI** (kg/m2) 17.46±2.96 17.77±2.92 16.35±2.57 <0.000

1)Mean±standard deviation (SD), SE*; spherical equivalent,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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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1.6%를 보이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여 우       

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원시안은 전체 4.6%로 나타났       

다(Fig. 1).

따라서,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55.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시는 37.5%, 원시 상태의 어린이는 6.9%로 뒤       

를 이었다. 연령대별 근시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       

격히 증가한 반면, 정시 및 원시 어린이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굴절력의 변      

화 추세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2,23] 영유아기 및       

아동기 동안의 원시량은 원시 예비량으로 생리적 원시로      

정의되며 이러한 원시량은 6세 이후 느린 속도로 정시화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감소하게 된다.[24] 원시 예       

Table 2. The prevalence of refractive status in 5~18-year-old participants by age grouping

Age group

(years)
Myopia  Emmetropia Hyperopia  p-value

5~6 27.2% (n=1,205) 61.2% (n=2,709) 11.6% (n=512) <0.000

7~9 56.9% (n=3,530) 35.6% (n=2,210) 07.5% (n=465) <0.000

10~12 74.9% (n=4,551) 22.2% (n=1,347) 02.9% (n=174) <0.000

5~12 55.6% (n=9,286) 37.5% (n=6,266) 06.9% (n=1,151) <0.000

13~15 84.0% (n=7,670) 13.7% (n=1,253) 02.3% (n=213) <0.000

16~18 87.1% (n=5,427) 11.0% (n=685) 01.9% (n=119) <0.000

13~18 85.2% (n=13,097) 12.6% (n=1,938) 02.2% (n=332) <0.000

Total 70.0% (n=22,383) 25.4% (n=8,204) 04.6% (n=1,483) <0.000

Table 3. The mean spherical equivalent of refractive error in 5~18-year-old participants by age grouping

Age group

 (years)

Myopia High myopia Emmetropia Hyperopia  p-value

Mean±SD* (SE**) (D)

5~6 −0.79±1.02 - +0.10±1.01 +2.15±0.23 <0.000

7~9 −2.08±1.35 −6.24±1.21 +0.03±0.20 +1.60±0.18 <0.000

10~12 −2.89±1.58 −6.27±1.26 −0.04±0.15 +2.43±0.15 <0.000

13~15 −3.06±1.59 −7.49±1.22 −0.03±0.14 +0.98±0.21 <0.000

16~18 −3.25±1.58 −7.55±1.25 −0.16±0.13 +1.04±0.19  <0.000

SD*; standard deviation, SE**; spherical equivalent.

Fig. 1. The prevalence of refractive status in 5~18-year-old participants by age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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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의 부족은 향후 근시 형성의 예측 인자로 잠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22,25]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5~6세의 근시 유      

병률은 27.2%에서 시작하여 13~18세의 근시 유병률이     

85.2%로 나타났고, Rim 등에 의한 2008~201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에 의한 5~6세의 근시 유병률은 13.2%에      

서 12~18세의 근시 유병률 73.0%[6]와 비교하면 이 연령대       

의 근시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굴절력의 범위를 −0.50D<SE<      

+0.75D로 정의한 정시 어린이 그룹은 향후 근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근시 전 단계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그룹이다. 근시 유병률이 높은 국       

가일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치가 높아 어릴 때부터       

학습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취학 전 아동이 교         

육을 많이 받을수록 근시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21,26] 근시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 어린이      

도 교육 요구도가 높아 이러한 현상은 예측 가능하다. 따        

라서 어린이의 생애 초기는 시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특정 연령대의 근시 유병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시 유병률은 유전적, 환경적, 생활 방식 요인으로 인       

해 지역 및 인구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한국 어린이          

의 유병률과 글로벌 추세를 비교하는 것은 특정 인구통계       

에서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근시 유병률이 증       

가하고 있으나 지역 국가 또는 인종, 어린이 연령대별로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메       

리카에 위치하는 파라과이 어린이(5~16세)의 근시 유병률은     

1.4%인 반면 원시 유병률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27]      

프랑스 어린이(0~9세)의 근시 유병률은 19.6%였고,[28] 베     

이징, 홍콩,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6~8세 아동의       

근시 유병률은 약 18~35%로 나타났다.[23,29,30] 또한, 일본      

의 도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에서 조사한 초등학        

생(8~10세)의 근시 유병률은 약 77%(고도근시 4%)로 보      

고되었다.[31] Grzybowski 등에 의해 2013~2019년도 사이     

의 어린이 근시 유병률을 정리한 연구에서, 한국, 중국, 싱        

가포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도시지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약 73%, 유럽 지역은 40%, 북아메리카 지역은       

42%를 보인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의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32] 한편, 흥미롭게      

도 약 140년(1882~2018년)에 걸친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      

로 한 덴마크의 근시 연구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근시 유        

병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높은 근시 유병률과 WHO에서 예       

측한 근시 증가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33]

Dong 등에 따르면 1998~2016년 기간 동안의 중국 청소       

년의 근시와 관련된 메타분석 결과에서 16~18세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은 각각 56%와 15%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서 16~18세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은 각각 약      

85%와 19%로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34] 본 연구에서 한       

국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약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 16~18세 청소년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은 각각      

약 87%와 16%였다. 또한 청소년의 나이 증가에 따른 근        

시 유병률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근시의 굴절력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근시가 청       

소년기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7,35-37] 16~18세 한국 청소년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      

률은 Dong 등에 의한 메타분석 결과인 중국의 청소년 근        

시와 고도근시 유병률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고도 근시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향후 성인 근시안의 비가역적 시력 상실의 위험 요인으로       

고도근시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어린이      

의 지속적인 근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3. 어린이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린     

이의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나이       

와 성별이 조정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 나       

이, 체질량지수, 부모의 근시, 근거리 활동 및 작업 시간,        

가계 수입, 거주 지역 등의 요인들은 어린이 근시와 유의        

미한 연관성을 보였다(Table 4). 어린이의 나이가 증가하      

면서 근시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세에서      

어린이의 근시 위험은 1.67배(95%CI, 1.36-2.16; p<0.000)     

증가, 10~12세의 근시 위험은 2.25배 (95%CI, 1.66-3.10;      

p<0.000) 증가하였다. 체질량지수의 근시 위험은 0.98배     

나타났고(95% CI, 0.9-0.99; p<0.000), 부모 모두 근시      

인 경우 자녀의 근시 위험은 3.07배(95% CI, 2.86-3.29;       

p<0.000) 증가하였고, 근거리 작업 활동은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한 경우 근시 위험은 1.23배(95% CI, 1.15-        

1.33; p<0.0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을 4       

분위수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높은 소득 그룹은 근시 위        

험이 1.74배(95% CI, 1.55-1.96; p<0.000) 증가하였다. 도      

시보다 농촌에서 거주하는 경우 근시 위험은 0.87배(95%      

CI, 0.83-0.92; p<0.0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적인 요인은 나이, 체질량지수, 부모 근시의 가족력, 근       

거리 작업 활동 시간, 경제적 상태, 주거 지역 등으로 나         

타났고, 특히, 10~12세 연령대 요인과 부모 모두가 근시인       

경우 어린이의 근시 위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 성별은 근시 유병률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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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시 위험 요소는 나이, 여아 근시, 부모 근시, 교육적 압         

박으로 인한 공부 시간의 증가와 야외 활동 시간의 감소,        

짧은 근작업 거리, 도시 주거 등이 포함되었으며,[23,26,38-41]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과 체질량지수가     

잠재적인 근시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42-46] 현대사      

회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많은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 수준, 가족 소득, 인        

구 밀도의 변화, 주택 유형, 식습관 및 생활 방식과 같은         

생활 환경이 포함되며, 이러한 환경과 매우 밀접한 후천적       

요인들이 근시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1] 따라서, 학령기 어린이의 근시 발생 및       

진행을 낮추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포함한 근거리 활동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19,47,48]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 상승과 함께 글로벌 공중 보건의 큰 문제로 부상하        

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생활은 특히, 어린이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야외에서 생활 금지, 근거리 활동 증가,       

스크린 사용시간 증가 등..)에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동안 어린이의 근시 발병       

및 진행과 관련된 많은 연구 문헌에서 코로나 기간의 생        

활 방식이 근시 유병률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증거들을 제       

시하고 있다.[49-53] 홍콩의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발병 초기에 모집되어 약 8개월 추적 관찰한 종단 코         

호트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의 야외       

활동 시간은 1일 기준 1.27시간에서 0.41시간으로 감소하      

였고, 스크린 사용 시간은 1일 기준 2.45시간에서 6.89시       

간으로 증가 하였으며, SE와 안축 길이의 변화는 각각 −        

0.50D와 0.29 mm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근시 발생률이 증       

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49] 중국 초등학생(6~13세)을 대상    

으로 6년 연속(2015~2020년) 학교에서 수행된 시력검사를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격리 기간 동안 학령기       

아동의 굴절력과 근시 유병률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2020년 시력 검진에서 6~8세 어린이의 SE 값이 전년        

도(2015~2019년)와 비교하여 약 −0.3D 변화된 것으로 나      

타났고, 근시 유병률은 6세(21.5% 대 5.7%), 7세(26.2% 대       

16.2%), 8세(37.2% 대 27.7%)에서는 전년도(2015~ 2019     

년)보다 증가하였으나, 9~13세 어린이 그룹에서는 SE와     

근시 유병률의 변화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미미하      

였다고 보고하였다.[50] 중동지역의 튀르키에 연구에서는    

근시 진단을 받고 최소 3년 이상 추적 관찰된 8~17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기      

간 동안의 근시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전의 연       

평균 근시 진행 SE 값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0.49D, 0.41D, 0.54D였으나,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는 근      

시 진행이 0.71D로 나타났다.[51] 인도 연구에서는 6개월에      

서 1년 전에 최소 두 번 이상 굴절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          

는 SE −0.5D 이하의 근시를 가진 6~18세의 어린이 및 청         

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근시 진행 속도       

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11% 정도가 연간 1D        

이상의 근시 진행을 보인 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전        

체 참여자의 46%가 연간 1D 이상의 근시 진행을 나타냈        

고, 하루 1시간 미만의 햇빛 노출이 급속한 근시 진행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52] 또한, 홍      

콩의 코로나19 이전, 코로나 기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 홍콩 어린이(6~8세) 근시 유병률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       

석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더 어릴수록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근시 발병 위험이       

Table 4.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for myopia in children aged 5~12 years

Adjusted OR1)* [95% CI**] p-value

Gender

 Male 1

 Female 0.96 [0.94, 1.01] 0.105

Age (years)

 5~6 1

 7~9 1.67 [1.36, 216] <0.000

 10~12 2.25 [1.66, 3.10] <0.000

BMI*** (kg/m2) 0.98 [0.97, 0.99] <0.000

Parental myopia

Neither parent 1

Father 1.70 [1.58, 1.84] 0.099

Mother 1.90 [1.77, 2.03] 0.004

Both parents 3.07 [2.86, 3.29] <0.000

Near work

 <  1 h/day 1

 1~3 h/day 1.03 [0.96,1.09] 0.345

 ≥4 h/day 1.23 [1.15, 1.33] <0.000

Household income

 Lowest quartile 1

  2nd quartile 1.61 [1.42, 1.81] <0.000

  3rd quartile 1.46 [1.29, 1.64] 0.289

 Highest quartile 1.74 [1.55, 1.96] <0.000

Residence

 Urban

 Rural 0.87 [0.83, 0.92] <0.000

1)Adjusted OR for age and gender,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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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홍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제       

한이 해제된 후 어린이들의 근시 유병률이 팬데믹 이전보       

다 증가하였으며, 생활 방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       

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3]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인구 집단을 기반      

으로 한 어린이 근시 유병률을 조사한 데이터는 아직 없        

는 상황이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고 어린이 근시      

유병률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근시는 굴절이상을 교정하여 원거리 시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교정 방법은 안경, 콘택트렌즈 또는 굴절교       

정수술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근시가 발병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근시 진행       

이 이루어져 고도근시 상태가 되면 젊은 성인의 경우 망        

막박리와 같은 병적 안질환을 동반할 수 있고, 나이가 들        

어가면서 조기 백내장, 녹내장, 근시성 황반변증과 같은      

안구 병리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8-10] 고       

도근시인 사람은 정시안보다 일생 동안 망막 박리가 발생       

할 확률이 20배 더 높고,[54] 돌이킬 수 없는 망막 위축을         

동반한 고도근시로 정의되는 병적 근시는 백인의 경우는      

약 1% 정도이고, 아시아인의 경우는 1~3%에 해당된다고      

한다.[55] 비가역적 시력 상실의 가장 큰 근시 관련 원인은        

근시성 황반병증이다.[56-58] 이러한 시력을 위협하는 망막     

변화는 노년기에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근시는 어린 시절      

에 발생하고 21세가 되면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지만,[59]      

일부 근시 환자의 경우 어린 나이에도 근시성 황반병증으       

로 인한 시력 상실을 피할 수 없다.[9] 근시성 황반변성의        

위험성은 고도근시인 −6D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다       

른 일반적인 안질환과 달리 근시성 황반병증은 치료가 불       

가능하다.[60] Bullimore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근시가 1D 증       

가할 때마다 근시성 황반병증 발생률이 평생을 걸쳐 67%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근시의      

굴절이상을 1D 낮추는 것은 근시성 황반병증의 발병 가능       

성을 인종이나 근시 정도에 관계없이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60] 이처럼 어린 나이의 조기 근시       

발병과 근시 진행 정도는 성인기의 시력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의 근시 관리에 더 많은 관        

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5~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굴절이상 상태를 분석하여 근      

시 유병률과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       

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글로벌 추세와 비        

교하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근시 유병률의 증가가 지속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높은 근시        

유병률을 고려하면, 어린이의 근시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린이의 근시 발생 및 진행과 관련 있는         

위험 요소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및 생활 방식 모         

두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어린이의 빠른 근시 진행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시 합        

병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의 근시 진행       

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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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과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정미*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음성 27601

투고일(2023년 12월 13일), 수정일(2023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2023년 12월 18일)

목적: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을 조사하고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였다. 방법: 제7기 국민건              

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총 16,703명(8.94±1.90세, 남: 54.8%, 여: 45.2%)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굴절이상           

은 조절마비제 사용없이 자동굴절검사기기(KR-8800)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5~12세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           

은 55.6%였고, 어린이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7~9세 연령(OR=1.67; 95% CI, 1.36-2.16; p<0.000), 10~12              

세 연령(OR=2.25; 95% CI, 1.66-3.10; p<0.000), 체질량지수(R=0.98; 95% CI, 0.9-0.99; p<0.000), 부모 모두 근시             

(OR=3.07; 95% CI, 2.86-3.29; p<0.000), 하루에 4시간 이상 근거리 작업 활동(OR=1.23; 95% CI, 1.15-1.33;             

p<0.000), 가장 높은 가계소득 그룹(OR=1.74, 95% CI, 1.55-1.96; p<0.000), 농촌 거주 (OR=0.87; 95% CI, 0.83-0.92;              

p<0.000)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하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어              

린이의 근시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의 근시 진행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어린이, 근시, 근시 진행, 유병률,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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