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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ns color of sunglasses on ster-

eoacuity by experiment.

Methods. We conducted a stereotaxic test using a RANDOM DOT with a polarizing lens at an ex-

amination distance of 40 cm in 100 men and women aged 20 to 60 years without any specific ocu-

lar disease. Then, seven kinds of PVC color film such as yellow, black, brown, red, purple, blue 

and green were put on the polarizing lens and the stereoscopic examination was carried out again.

Results. When the lens color of the sunglasses is yellow, black, and brown, it affects less stereo-

scopic effect. However, red, purple, blue, and green have much influence on stereoscopic effect. 

Especially, the red and purple colors affected the stereoscopic vision. In blue and green, the effect 

of stereoscopic vis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ople.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lens color of the sunglasses, stereoscopic vision is affected, which 

can cause problems in binocular vision. Therefore, when choosing sunglass lens color, many buyers 

need to pay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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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입체적인 물체의 망막상은 동공거리와의 관계 

때문에 좌안과 우안이 다르다. 좌우안의 동공간 

거리는 평균 61mm이므로 우안의 안저에 투영된 

외계의 상과 좌안의 안저에 투영된 외계의 상과

는 서로 같지 않고 어느 정도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좌우의 안저에 투영되는 상이 달라지므로 

우리들은 외계에 있는 물체가 멀리 있는지 가까

이 있는지를 감각(원근감)하게 되고, 외계를 입체

적으로 볼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입체시

(stereoscopic vision)라고 한다1).

입체시는 사람의 눈이 1차원, 2차원, 3차원으

로 볼 수 있는 기능, 즉 시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차원은 선이며, 2차원은 면적이고, 3차원은 면적

에 깊이를 더한 것이다. 3차원에서 깊이를 지각

하는 기능을 오행지각이라고 하는데 입체시에서

는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입체시의 기능은 

양안시의 최고 기능에 속한다. 입체시는 두 눈에

서 형성되는 상의 시차에 의해 사물의 깊이를 감

지하며 출생 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후 3~5개

월 빠르게 발달한다2,3). 입체시는 외계에 있는 물

체의 깊이를 지각할 수 있고, 또 멀리 있는지 가

까이 있는지의 판단을 할 수 있게 외계의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다. 단안시에 의해서도 그

림자나 크기 등의 정보로 입체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양안시에 의한 것이 가장 안정되

고 유효하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안경렌즈의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경렌즈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류는 눈의 굴절이상, 안위

이상, 조절 및 폭주 기능을 보완하는 시기능 교정 

및 보정용렌즈와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

고, 미용, 패션, 스포츠, 색각이상 보정, 그리고 

안질환 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착색렌즈인 

안보호용렌즈가 있다4).

다양한 색상으로 착색된 렌즈는 일반적으로 

강한 빛이나 매우 높은 조명 아래에서 광투과율

을 감소시킴으로써 눈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착색안경렌즈를 착용하면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감소되어 색상 인식력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오

히려 그 인식력이 감소되기도 한다5,6). 저시력 환

자와 같은 특이한 경우는 착색안경렌즈를 착용함

으로써 눈부심을 감소시켜 시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7-9).

최근에 현대인들은 색상이 들어간 선글라스 

착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선

글라스 색상에 따른 입체시의 변화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는 경남 지역에 거주

하는 20세에서 60세 이상의 특별한 안질환이 없

는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거리 40cm에서 

편광렌즈를 착용하고 입체시 검사(CIRCLES 

TEST)를 시행하였다. 총 100명 중 연령대는 20

세 남녀 20명, 30세 남녀 20명, 40세 남녀 20명, 

50세 남녀 20명, 60세 이상 남녀 20명 이였다.

2.2. 방법

1) PVC 컬러필름지

PVC 컬러필름지의 색상은 황색, 흑색, 갈색, 

적색, 자색, 청색, 녹색으로 총 7개이며 두께는 

0.3mm인 컬러필름지를 사용하였다. 

2) 입체시 검사

입체시 검사는 RANDOM DOT를 이용하는 

CIRCLES TEST를 사용하였다. CIRCLES TEST

는 옆으로만 3개의 고리가 배열된 것으로 10단계

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1단계에서 10단계로 갈수

록 높은 단계를 의미하므로, 높은 단계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입체시 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낸

다(Fig. 1). 검사는 평소에 책을 읽는 거리(약 

40cm)에서 손을 뻗고 편광렌즈를 착용한 상태에

서 입체시 검사를 한 후, 편광렌즈 위에 7종류의 

PVC 컬러필름지를 렌즈에 대고 각 색상으로 입

체시를 다시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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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LES TEST

3. 결과 

3.1. 무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무색인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가 5, 6단계까지 

입체시가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각 연령

대로 보면 20대는 5단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많은 것이 4단계였으며, 30대는 5, 6, 9, 10

단계, 40대는 5, 6, 3단계, 50대는 6, 5, 7단계, 60

대는 6, 5단계 순서였다. 특히, 30대는 2명이 9, 

10단계까지 입체시가 가능하다고 나타났고, 60대

에서는 입체시가 불가능한 0단계인 사람이 3명 

있었다(Fig. 2).

person

Fig. 2.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colorless

3.2. 황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황색인 경우 모든 연령대가 5단계의 입체시가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5, 4, 3, 

2단계, 30대는 5, 3, 10단계, 40대는 5, 3, 7단계, 

50대는 5, 6, 4, 1단계, 60대는 5, 0, 2단계 순서였

다. 모든 연령대에서 무색에 비교하여 입체시가 

조금 저하되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Fig. 3).

person

Fig. 3.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yellow

3.3. 흑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흑색인 경우 모든 연령대가 5단계의 입체시가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5, 4, 2

단계, 30대는 5, 4, 9단계, 40대는 5, 4단계, 50대

는 5, 6, 3, 1단계, 60대는 5, 2, 0단계 순서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무색과 비교하여 입체시가 조금 

저하되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Fig. 4).

person

Fig. 4.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black

3.4. 갈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갈색인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가 5단계의 입체

시가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5, 

2, 4단계, 30대는 5, 4단계, 40대는 5, 3,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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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는 5, 2단계, 60대는 0, 5, 2단계 순서였다. 

60대에서 0단계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연령대에서 무색과 비교하여 입체시가 조금 

저하되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Fig. 5).

person

Fig. 5.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brown

3.5. 적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적색인 경우 모든 연령대가 0단계의 입체시가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0, 1단

계, 30대는 0, 2단계, 40대는 0, 1단계, 50대는 0, 

2단계, 60대는 0, 5단계 순서였다. 모든 연령대에

서 무색과 비교하여 입체시가 크게 저하되어 입

체시가 불가능한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

person

Fig. 6.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red

3.6. 자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자색인 경우 모든 연령대가 0단계의 입체시가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0, 1단

계, 30대는 0, 1, 3단계, 40대는 0, 7, 1단계, 50대

는 0단계, 60대는 0, 3단계 순서였다. 모든 연령

대에서 무색과 비교하여 입체시가 크게 저하되어 

입체시가 불가능한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

다. 특이한 것은 50대에서 모든 사람이 입체시가 

불가능한 0단계였으며, 40대에서는 6명이 7단계

에서 입체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입체시가 

증가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Fig. 7).

person

Fig. 7.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purple

3.7. 청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청색인 경우 모든 연령대가 0단계의 입체시가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0, 1단

계, 30대는 0, 2, 5단계, 40대는 0, 2, 1단계, 50대

는 0, 1, 3단계, 60대는 0, 5단계 순서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무색과 비교하여 입체시가 크게 저하

되어 입체시가 불가능한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적색과 자색에 비하여 청색은 사람에 따

라 입체시에 영향을 다르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8). 

person

Fig. 8.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blue



The Effect of Stereoscopic Vision According to Lens Color Change of Sunglasses … -Bong-Hwan Kim, Sun-Hee Han, ect.

- 1087 -

3.8. 녹색인 경우 입체시 식별

녹색인 경우 모든 연령대가 0단계의 입체시가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0, 2, 4

단계, 30대는 0, 1, 3, 4단계, 40대는 0, 1, 5단계, 

50대는 0, 1, 4단계, 60대는 0, 3단계 순서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무색과 비교하여 입체시가 크게 

저하되어 입체시가 불가능한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청색에서처럼 녹색은 사람에 따라 다

르게 입체시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9). 

person

Fig. 9. Stereoscopic discrimination in case of green

4. 고찰

입체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시각상태로 여

러 가지 시감각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입체

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동시시와 융합의 단계를 

거친 양안단일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정밀한 입체감을 얻기 위해서는 눈의 굴절

이상, 부등시, 억제, 망막의 시신경상태, 안위이

상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입체

시에 대한 검사는 눈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10). 

착색안경렌즈와 광투과율과 관련해 Hecht 등

은 선글라스의 정상적인 투과율은 일반적으로 

15~30%가 적당한데, 30% 이상일 경우 밝은 대

낮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으며, 15% 

이하일 경우는 통상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두워 

보일 것이라 하였다11). 오 등은 자홍색(Magenta 

color), 분홍색 및 오렌지색 착색안경렌즈를 착용

하였을 경우 녹색약 환자의 색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하였다12). 마 연구에 의하면 착색안

경렌즈의 분광 투과율 곡선은 갈색, 분홍색, 황

색, 청색, 녹색이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가시광

선은 갈색 착색안경렌즈가 가장 적게, 청색 착색

안경렌즈가 가장 많이 투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흐리거나 안개 낀 날 착용할 경우 콘트라스트를 

증가시켜 시력을 향상시키며, 황색 착색안경렌즈

는 시감투과율이 88%로 무색렌즈와 비교하여 시

감투과율이 거의 감소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13).

윤 등은 착색안경렌즈의 색상과 농도에 따라 

입체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체시의 

변화는 색상과 농도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

어 착색렌즈 착용 시 입체시도 고려해야 할 것으

로 보고하였다14).

본 연구 결과에서도 렌즈의 색상 변화에 따라 

입체시 능력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렌즈 색상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렌즈 색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입체시는 크게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입체시가 떨어지게 되

면 독서, 컴퓨터는 물론 원거리 작업 시 집중력과 

이해력 및 학습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선글라스의 렌즈 색상 변화에 따른 

입체시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선글라스의 렌즈 

색상이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연구 대상은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0세 이상의 특별한 안질환이 없는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RANDOM DOT를 이용하는 입체

시 검사(CIRCLES TEST)를 하였다. 편광렌즈 위

에 황색, 흑색, 갈색, 적색, 자색, 청색, 녹색 등 7

종류의 PVC 컬러필름지를 대고 무색인 경우와 

비교하여 입체시검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실험에 

참여한 피검자들은 입체시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선글라스 렌즈 색상이 입체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렌즈의 색상 변화에 따라 입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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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글라스의 렌즈 색상

을 황색, 흑색, 갈색으로 선택할 경우 입체시에 

영향을 적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적색, 

자색, 청색, 녹색을 선택할 경우 입체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색과 녹

색은 사용자에 따라서 입체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선글라스

의 렌즈 색상에 따라 입체시가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양안시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선글라

스의 렌즈 색상을 선택 시 구매자들의 많은 주의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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