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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divid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o two investigated 

groups. The A group is the lower graders(boys 9, girls 18), and the B group is the 

higher graders(boys 10, girls 13). The myopia progression has been compared with to 

each group and it has been  investigated for variable terms.

Methods. We have analyzed the refraction inspection record of 50 students(boys 19, girls 

31) who visited optical shops and more than two times in one year. 

Results. The subject of study were 50 students(boys 19, girls 31).

1. The distribu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ower with ages : boys A group -2.42D, girls

A group -2.53D, boys B group -2.63D, girls B group -2.78D. boys B group -2.63D, girls B 

group -2.78D.

2. The monthly varia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ower : -0.055D(A), -0.04D(B) in boys, 

and -0.065D(A), -0.07D(B) in girls.

Conclusions. Considering monthly variations and Supposing that the time of changing 

spectacles degrees were the time of refracting inspection.   

The result : 3.8 month for A group, 4.5 month for B group in boys, and 3.5 month for 

A group, 5.2 month for B group in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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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ower of elementary students

1. 서론

  성장기 등학교 학생들의 굴 이상은 부분 

근시성 굴정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근시의 경

우는 7∼8세에서 시작되며 9∼11세부터 진행속

도가 빨라지며 20세 후에는 근시의 유병률이 

가장 높아진다1). 성장 활동이 왕성한 등학교 

시기는 시력 하의 원인으로 생활환경, 과다한 

교육열, 학습환경, 정보매체 이용의 증가  스마

트폰 사용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근시 발생 학생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 등학

교 학생들의 시력 하는 정신 , 정서  문제는 

물론 학업능력에도 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시력 보호 리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력검사를 통해 굴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학

생과 학부모의 시력 리에 한 인식 부족으로 

한 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등학교 

학생들의 근시성 굴 이상을 교정하지 않으면 

구 인 시력 상태를 래할 수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4)

. 

  선척 인 요인 보다 후천 인 요인 등으로 

등학생의 근시성 굴 이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

으며, 시력 하 시기도 빨라지고 지역별, 학년별, 

성별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

력 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력 리와 

방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방법

2.1. 연구 상

  구 달서구에 소재한 안경원에 2012년 3월부

터 2013년 3월까지 1년 동안 2회 이상 방문한 

등학교 학생 50명(100안)을 상으로 하 고, 

학년(1,2,3학년) 27명  (남 18안, 여 36안), 고학

년(4,5,6학년) 23명(남 20안, 여 26안)이었다. 시

력과 굴 상태에 장애를  만한 안질환이 없으

며, 신질환이 없는 학생을 상으로 하 다.

2.2. 연구방법

  굴 검사는 동일한 검사자가 자동안굴 력계

(NIDEK ARK-510A)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

한 평균값을 구한 후 자각  굴 검사는(NIDEK 

RT-5100)포롭터와 투 식 시시력표(NIDEK 

CP-770)를 사용했다.

  2차 방문 시 을 기 으로 학제에 따라 등

학교 학년생을 A군, 등학교 고학년생을 B군

으로 분류하여 실시하 으며, 굴 이상은 등가

구면 굴 력 ±0.50D를 기 으로 등가구면 굴

력 월별 변화량, 근시성 굴 이상 정도에 따라 

등가구면 굴 력 변화량, 난시분포 등을 비교 분

석 하 다. 자료 분석을 한 통계 처리 로그

램은 Excel 2007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 다.

3. 결과

3.1. 등가구면 굴 력 분포

  각 군별 등가구면 굴 력 분포를 보면 남학생

의 경우 각각 -2.42D, -2.63D를 여학생의 경우 

각각 -2.53D, -2.78D를 보 으며(Figure.1), 남

녀학생 모두 학년이 증가할수록 근시도가 증가

했으며, 남녀학생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조  높

게 나타났다. 굴 이상의 정도별 분류를 보면 근

시는 등학교 학년․고학년 모두 약도근시로 

나타났다.

  Duke-Elder
5)
는 학령기에 나타나는 단순근시

는 -5.00∼-6.00D를 과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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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cylind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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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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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varia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er month

Mantyjarvi 등
6)
은 어린이에 한 굴 이상도의 

95.8%가 -6.00D 이하 다고 보고 하 다. 국내

에서는 이민재 등7)이 만 6∼22세의 평균 근시도

수가 남자는 우안 -2.89D, 좌안 -2.77D, 여자는 

우안 -3.06D, 좌안 -3.10D 다고 보고 하 다.

 홍정수 등8)의 선행 보고에 의하면 근시성 굴

이상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하고, 원

시성 굴 이상과 혼합난시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난시량의 분포

  각 군의 난시량의 분포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는 각각 -0.75D, -0.25D를 여학생의 경우는 

-0.45D, -0.57D를 보 으며(Figure.2), 남녀학생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A군에서 높게 나타났

고, 여학생의 경우 B군에서 조  높게 나타났다. 

  난시축은 직난시가 43안(86%), 도난시가 7안

(14%)으로 나타났다. Hirsch 등
9)
은 1∼5세에서

는 도난시 경향을 보이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직

난시 경향이 나타나고, 직난시는 학창시 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가 30 부터 차츰 도난시 경향

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3.3. 등가구면 굴 력 변화량

 굴 이상도를 등가구면 굴 력으로 나타내어 

등가구면 굴 력 월별 변화량을 구하 다. 각 군

의 월별 변화량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A군 

-0.055D, B군 -0.04D를 여학생의 경우 A군 

-0.065D, B군 -0.07D 다(Figure.3). 남학생의 

경우 A․B군에서 여학생의 경우 A군에서 변화

량을 나타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량이 

었다.

  남녀학생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B군이 높았고, 

여학생은 A군이 높았다. 등가구면 굴 력의 월

별 변화량을 년 간 변화량으로 환산하면, 남학생

의 경우 -0.65D, -0.51D 고, 여학생은 -0.75D, 

-0.66D 다(Figure.4).  

  A군에서 많은 변화를 보 고, 학년에서 고

학년으로 갈수록 변화가 감소하 다. 

  근시진행에 한 연구보고는 Blegvad10)가 9

세에서 0.81D/년, 13세에 0.58D/년, 16세 이하

에서 0.4∼0.5D/년의 변화를 보고하 다. 

  Rosenberg와 Goldschmidt11)는 사춘기 에 

근시가 시작된 아이들이 빠른 진행을 보인다고 

하 다. 국내 아동에 있어서 김승  등12)이 7∼

10세에서는 0.73±0.28D/년으로 높은 진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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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10세 이후의 연령군에서 0.35±0.26D/

년으로 진행률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 다. 이

는 사춘기 에 근시 진행률이 빠르다는 결과와

도 비슷하다.

4. 고찰

  학령기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학교와 친구에게 

심을 옮기는 시기로 선척 인 원인과 환경

인 원인으로 인하여 굴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아동의 근시를 발견하지 못

하면 치유가 가능했던 가성근시가 진성근시로 

악화되기도 하며 약시로 인한 시력장애가 발생

하기도 한다
13)

.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근시성 굴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10년 

과 비교하여 2,3배 정도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14)

.  

  Tan NHW 등15)은 7∼12세 등학생을 상

으로 조 마비하 자동굴 력계 검사를 실시하여 

1년 동안 근시의 진행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0.87D의 근시도가 진행한 것으로 보고하 으

며, Parssinen과 Hemminki16)는 9∼11세 아동

에서 1년 동안 -0.53D의 근시도 변화를 보고하

다. 마기  등17)은 등학교 3∼5학년 학생 

222안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월 동안 

-0.323D 근시쪽으로 진행하 다고 보고하 고, 

김승  등18)은 15세이하 75명의 아동을 상으로 

조 마비하 검사결과 연간 -0.67D의 근시 진행을 

보고하 다. 심 등
19)

은 200명을 상으로 3년간

의 굴 검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등학교 고학

년 군에서 남학생의 경우 -0.54D, 여학생의 경우 

-0.72D의 근시도가 진행하 다고 보고하 다. 

  본 논문에서 등가 구면굴 력의 년 간 변화량

은 남학생은 각각 -0.65D, -0.51D 고, 여학생은 

-0.75D, -0.66D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의 선

행 연구결과와 같이 등학교 학년생인 A군에

서 근시 진행률이 높았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변

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학생 사

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논문의 결과와 의 선행연구보고에 

의해서 사회  변화와 경제발 으로 인한 컴퓨

터 사용, TV시청시간의 증가, 부모의 교육에 

한 높은 심, 경쟁 인 조기교육 등으로 인해 

근시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2-3).

5. 결론

  학제별 등학교 학년(남 9명, 여 18명)을 

각각 A군, 등학교 고학년(남 10명, 여 13명)을 

각각 B군으로 나 어 근시진행정도를 비교한 결

과, 등가구면 굴 력은 남학생의 경우 A군 

-2.42D, B군 -2.63D를 여학생의 경우 A군 

-2.53D, B군 -2.78D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등가구면 굴 력의 월별 변

화량은 남학생의 경우 A군-0.65D, B군 -0.51D

고, 여학생의 경우 A군-0.75D, B군 -0.66D를 

나타내었다. 등가구면 굴 력 월별 변화량을 고

려해 근시성 굴 검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가정

해 본다면,  남학생의 경우는 A군 3.8개월, B군

은 4.5개월, 여학생의 경우는 A군 3.5개월, B군

은 5.2개월로 검사 결과 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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