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Ⅰ
산업화 시대를 넘어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정의되는,
세기현재는독서와컴퓨터를사용한근거리작업의증21

가로 눈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의.
년 전국 안경착용률2005 에 대한통계보고서에따르면
년 이었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착용자가1995 34.8%
년에는 나 늘어난 에 이르게 되어 현재2005 9.9% 44.7%

성인 명중약 명이시력보정목적으로안경이나콘택2 1
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세전후에시작되어 세중반까지진행10 20
되는 진행성근시는 유전적 요인 환경 및식생활등여,

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만 독서 및 문서 작업과 같은,
과도한근거리작업및텔레비전이나컴퓨터같은시청각
문명의 급속한 보급이 근시의 진행을 가중시키고 있다.
급속히진행되는근시와더불어난시의발생으로시력감
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수가 높을수록 렌즈 두께가,
두꺼워져사춘기학생들이나근거리작업이많은직업인
들이 미관상의 이유로 안경보다는 콘택트렌즈를 선호하
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 렌즈사용자중에서도강도근.
시나 난시 환자처럼 소프트 콘택트렌즈(soft contact

보다 하드렌즈를 착용하면 더 나은 시력교정lens, SCL)
효과를볼수있는사람들이있다 렌즈는산소투과. RGP
성이 높아 각막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여 장기간 착용할

교신 저자 연락처 박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 동 서울산업대학교 안경광학과: . 2 172.
TEL : 02-970-6228, FAX : 02-971-2852, E-mail : mjpark@snut.ac.kr

연구논문《 》

관리 용품에 따른 렌즈의 세척효과 및 습윤성 차이RGP

김명혜 박미정,
서울산업대학교 안경광학과

년 월 일받음 년 월 일수정본 받음(2005 10 28 , 2005 12 30 )

본논문에서는 렌즈에부착된누액성분의세척효과및 렌즈의습윤성유지에대한 렌즈관RGP RGP RGP
리용액 소프트콘택트렌즈 관리용액 렌즈 겸용관리용액및생리식염수의작용의차이를알, (SCL) , RGP -SCL
아보았다 단백질 세척력을알아보기 위해 와 주사현미경 관찰을 하였으며 지질세척력. Lowry protein assay ,
을 알아보기 위해 를 사용하였고 습윤성은 방법High Pressure Liquid Chromatology(HPLC) , water-in-air
으로접촉각을측정하여알아보았다 렌즈관리용액으로 렌즈를세척및보관하였을때부착된단백. RGP RGP
질의 가제거되었으며 이러한단백질부착물세척력은생리식염수나겸용관리용액에비해약 배우수한62% , 4
것일뿐만아니라 관리용액에비해 배우수한것이었다 이러한결과는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의 관SCL 2 . SCL
리용액의단백질세척력이가장우수하다는것과상이한결과로 세척효과가단순히계면활성제의활성만의차,
이에의해나타나는것은아니며 렌즈관리용액에들어있는점성증가제와같은성분들이 렌즈와용RGP RGP
액의 접촉을 증가시켜 세척효과가 강화되는 것과 같이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렌즈에부착되어있는지질또한 렌즈관리용액이가장우수한지질세척효과를가져렌즈에잔존하RGP RGP
는 의양이 로감소하였다 렌즈의편안한착용감을위한중요한평가지료인렌즈표면의cholesterol 50% . RGP
습윤성은 렌즈관리용액에의해가장잘유지되었다 겸용관리용액의경우세척력및습윤성유지력이모RGP .
두 렌즈 용액에 못 미쳤다RGP .

주제어 렌즈 세척력 습윤성 렌즈 관리용액 관리용액 과 렌즈 겸용 관리용액 생: RGP , , , RGP , SCL , SCL RGP ,
리식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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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에 비해 높은 도수 즉 근시SCL , -30.00
원시 난시 까지Diopter, +30.00Diopter, -8.00Diopter

의 시력교정이 가능하다.[1,2] 또한 소프트콘택트렌즈에
비해렌즈표면에부착되는단백질침전물의양이적어렌
즈의관리가간편하고 년 개월 년정도장기간사용, 1 6 ~2
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렌즈RGP
관리에 있어서 안경사의 정확한 지식 전달 및 사용자의
충분한 정보 습득의 부재로 인하여 렌즈 관리용액RGP
이 아닌 관리용액이나 렌즈 겸용관리용SCL SCL-RGP
액으로 세척 보관하는 잘못된관리로인하여 렌즈의변,
형이나 안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본연구를수행하기앞서 년 월 일부터 월2005 7 1 8 31
일까지 개월동안서울에서 렌즈착용자 명을2 RGP 100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가17%

렌즈 관리용액 가격이 비싸서 혹은 급한 상황에서RGP
등의이유로 관리용액으로 렌즈를관리한경험SCL RGP
이 있었다고대답했다 렌즈 관리용액으로 렌. RGP RGP
즈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단백질 지질 등, cholesterol,
의침착물이더많이생길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
는사람이 에불과하였으며 렌즈겸용관8% , SCL-RGP
리용액이 관리용액과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된다면SCL
가 사용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35% .
본 논문은 렌즈의 관리를 관리용액RGP SCL ,

렌즈겸용용액및생리식염수와같은 렌SCL-RGP RGP
즈관리용액외의용액으로관리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
을밝히고자수행하였다 이를위하여시판되고있는 가. 4
지 종류의 관리용액의 렌즈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RGP
질의 세척력과 렌즈의 습윤성 유지력을 측정하였다.

실험 방법.Ⅱ
시약 및 재료1.

렌즈는 재질의RGP Fluoro-Silicone/Acrylate(FSA)
시선메디칼 한국 를 은Cornea RGP( , ) , SCL etafilconeⅡ

재질의제품 을사용하였A (Johnson & Johnson, U.S.A)
다 관리용액은 생리식염수 중외제약 한국 관리. ( , ), SCL
용액 사 렌즈겸용관리용액 사 렌(A ), SCL-RGP (B ), RGP
즈 관리용액 사 을 사용하였다(C ) .
Albumin, lysozyme, sodium phosphate, calcium

는 사 제품을chloride AMRESCO (U.S.A) , mucin, Folin
& Ciocalteu's phenol regent, oleic acid, cholesterol
은 사 의제품을사용하였으며 용액Sigma (U.S.A) , HPLC
은 사 제품을 그외시약은특급시약을Merck (Germany) ,
사용하였다 은. HPLC column 4.6(I.D.) X 250mm(L),
입자크기는 5μ 소공 의 크기는 는m, (pore) 80 , HPLCÅ

을 사용하였다Younglin M930 .

인공누액 조성 및 노출 조건2.

누액의총단백질양 중에0.9% albumin 60%, lyso-
가되게단백질의양을맞춘후zyme 20%, globulin 20%

및 농도의mucin 0.0211g/L CaCl2을 인산완충용액
에 녹여(I=0.01, pH=7.4) [4] 인공누액으로 사용하였다.

은 시간 동안 렌즈는 시간 동안 에서SCL 3 , RGP 72 37℃
인공누액에 담가 두어 생리식염수 관리용액 겸용, SCL ,
관리용액 렌즈관리용액등각그룹당 개의렌즈, RGP 3
를사용설명서대로세척한후하룻밤동안보관하였다.

단백질 정량3.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완충용액속에서 분250 SDS 15㎕
동안가열하여부착되어있는단백질을녹여내었다 단백.
질 정량은 Lowry protein assay[5]를이용하였다.

에 의한4. SEM(Scanning Electro Microscope)
단백질 분포도 관찰

단백질배양시킨렌즈를각관리용액으로세척후남아
있는단백질을주사현미경 이하 으로 관찰하였다( SEM) .

렌즈에 잔존하는 지질 양의 측정5.

와 혼합 용액에 렌즈를Cholesterol oleic acid RGP 5
에서 시간노출시켰다 각관리용액으로세척하고5 120 .℃

하룻밤동안보관한후 에서chloroform : acetone (2:1)
시간동안렌즈표면에부착된지질을추출하였다 용매5 .
는 N2 가스를 이용하여 농축시킨 후 HPLC(High

를 이용하여 잔존하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는 및 의 양을 측정하였다cholesterol oleic acid .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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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유속 이고1.4ml/min , methanol : acetonitrile :
로 조성된 를사용하였으며water(68:28:4) mobile phase

에서 량을 측정하였다215nm lipid .[6,7]

렌즈 표면의 접촉각 측정6.

각 관리용액으로 처리한 렌즈를 의 방RGP Shirafkan
법[8]을 수정하여 접촉각 을 측정하였다(contact angle) .

통계처리7.

실험결과는 로 표시하였으며 의mean±S.D , SPSS
에의해유의성을검정하여 인결과를얻었T-test p<0.05

을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Ⅲ
관리용액에 따른 렌즈 세척 효과 차이1. RGP

렌즈에 부착된 단백질은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였RGP
을 경우 렌즈에 부착된 채 남아있는 단백질의 양은 252

이었으며 렌즈 관리용액으로 세척하였을/lens , RGP㎍
때는 로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경우보다95 /lens 60%㎍
이상의 단백질이 제거되었다 관리용액으로 세척하. SCL
였을경우는 으로 렌즈관리용액에비해163 /lens RGP㎍
세척효과는 떨어지나 생리식염수의 세척효과에 비해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세척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겸용관리용액으로세척후렌즈에잔존하는단백질의양
은 로 생리식염수에 비해 세척 효과가 다소230 /lens㎍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없는 차이
였다(Fig 1a).

렌즈의경우는 렌즈재질의하드렌즈가RGP PMMA
렌즈 표면의 소수성 때문에 단백질의 부착이 거의 없는
것에반해친수성기가표면에많이첨가되어있는상태
이므로 렌즈에는못미치지만상당량의단백질이렌SCL
즈의 표면에 부착이 된다.[9,10] 따라서 렌즈 관리용RGP
액에단백질제거를위한세척제성분이함유되어있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렌즈 다목적 용액에도, RGP

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포함한betaine surfactant
많은 이물질들을 세척하게된다 따라서본 연구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생리식염수로만 세척시 잔존하고 있는
단백질의양의 정도만이 렌즈관리용액으로세30% RGP
척시 렌즈에 잔존하게 된다.

다목적 용액으로 렌즈를 세척하였을 때의SCL RGP
세척 효과는 생리식염수에 의한 것보다는 우수하였으나

렌즈 관리용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효과를 나타냈RGP
다 관리용액은친수성인 재질의특성상단백. SCL SCL
질의부착이많기때문에세척효과의주요목표는단백질
이므로시판되고있는다목적용액제품마다눈에대한부
작용을최소화하면서최상의단백질제거효과를나타내
는세척제성분들이함유되어있다는것을감안할때의
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을. SCL
인공누액에노출하여단백질을부착시킨후동일한관리
용액으로 세척하여 잔존하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였다.
에부착되어있는단백질을세척하는효과는 관SCL SCL

리용액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렌즈 관리용액 겸용, RGP ,
관리용액 생리식염수의 순이었다, (Fig 1b).

a.

0

100

200

300

Saline SCL Sol. Combined
Sol.

RGP Sol.A
d
h
e
r
e
d
 
P
r
o
t
e
i
n
(
μ
g
/
l
e
n
s
)

*

*

b.

0

1000

2000

3000

Saline SCL Sol. Combined
Sol.

RGP Sol.

A
d
h
e
r
e
d
 
P
r
o
t
e
i
n
 
(
μ
g
/
l
e
n
s
)

*
*

*

Fig 1. Degree of deposition of protein on RGP lens or
SCL lens after cleaning with contact lens sol-
utions
a: RGP lens
b: SCL len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aline solution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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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Distribution of protein on RGP lens after clean-

ing with contact lens solutions
a: saline solution
b: SCL care solution
c: combined solution both for SCL & RGP
d: RGP care solution

이상의결과로미루어보아 렌즈의단백질을세척RGP
하는 렌즈 관리용액의 우수한 효과는 단순히 강한RGP
세척효과를가진성분만에의해이루어지는것은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세척효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중용액의점도가세척효과에중요한역할을하리라
여겨진다 즉 렌즈 관리용액의 경우. , RGP polyethylene

을함유하고있어점도가높아 렌즈보다소수glycol SCL
성인 렌즈표면에세척성분이좀더오랜시간접RGP
촉을하게하는효과가있어세척효과를증가시켜줄수
있다.[11] 반면에 관리용액이나 겸용 관리용액은 생SCL
리식염수와유사한점도를가지고있어계면활성제성분
이 렌즈 표면의 단백질과 작용하기에 충분하지 않RGP
을 수 있다.

는 시간동안인공누액에노출후각각의관리Fig 2 72
용액으로관리한렌즈의단백질및이물질의분포도를보
기 위해 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생리식염수로 세척SEM .
한 렌즈의경우단백질과이물질의퍼짐정도가가장심
했으며 겸용관리용액의경우생리식염수만큼그덩어리,
가 크지는않았지만 산재되어 있는단백질을관찰할수,
있었다 관리용액과 렌즈관리용액으로관리한. SCL RGP
렌즈는단백질덩어리는남아있었지만 분포하는정도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렌즈는RGP FSA(Fluoro-Silicone/

재질로 비록 렌즈에 비해 친수성기가Acrylate) PMMA
첨가되기는 하였지만 보다는 소수성이며 이에 따라SCL
지질의침착이많다.[12] 따라서 렌즈의관리를위해RGP
서는단백질의제거뿐만아니라지질의제거도중요하므
로각관리용액별 지질의세척효과를알아보았다.

Fig 3. Comparison of lens solutions depending on
degree of lipid's deposition on RGP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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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 노출된 렌즈를각관Oleic acid cholesterol RGP
리용액으로세척후렌즈에잔존하는지질을유기용매에
녹이고 그 양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렌HPLC . RGP
즈에 노출시킨 와 의oleic acid cholesterol retention
은 각각 분 초대와 분 초대였다time 1 30 2 20 (Fig 3).

의 부착양은 의 침착물의 양의Oleic acid cholesterol
정도에불과하여 렌즈에부착되는지질의양은30% RGP

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생리식염수와 겸용 관리용액으로 세척한 경우 잔존하
는 의 양은 각각 로 동cholesterol 2.8mg/ml, 2.7mg/ml
일하였으며 렌즈관리용액으로세척한렌즈에잔존RGP
하는 양보다 약 배 정도 많았으며 관리용액의1.4 , SCL
경우 렌즈관리용액의약 배정도많은RGP 1.3 choles-
이 렌즈에 잔존해있었다 의 제거효과는terol . Cholesterol
관리용액과 렌즈관리용액의경우생리식염수SCL RGP

및겸용관리용액과비교하여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
가있었다 그러나 에비해소량이렌(Fig 4). cholesterol
즈에잔존하고있는 의세척효과는각관리용oleic acid
액에 따른 거의 차이가 없어 결과 생리식염수와t-test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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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ntration of oleic acid and cholesterol on
RGP lens after cleaning with contact lens care
solution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aline solution at p<0.05.

렌즈 관리용액과 관리용액과의 지질 세척RGP SCL
작용의차이는단백질세척작용에서볼수있듯이용액의
점도의 차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RGP
렌즈관리용액의경우세척을위한계면활성제뿐만아니
라습윤성및점도증가를위해첨가된 polyvinyl alco-

과 같이 소수hol, silicone glycol, polyethylene glycol
성기와친수성기를동시에가지고있어렌즈에부착된지
질과물의장력을약화시켜줄수있는물질이다량함유
되어있고이로인해지질에대한세척효과가크게나타
나는것으로여겨진다.

관리용액에 따른 렌즈 습윤성의 차이2. RGP

사용하는 관리용액의 종류에 따라 사용 중인 렌RGP
즈의습윤성에어떠한차이가나타나는지를알아보기위
해인공누액에노출시킨렌즈를각관리용액으로하룻밤
동안보관한후렌즈의접촉각을측정하여보았다 인공.
누액에 노출시 렌즈 제조 회사에서 제시한 접촉각RGP
24 보다는 모두 접촉각이 커서 습윤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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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tting angle of RGP lens after soaking with
contact lens solutions. RGP lenses were
doped with artificial tear before soaking with
contact lens solution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aline solution at p<0.05.

그러나 렌즈관리용액으로보관한렌즈의접촉각RGP
이 36.5 로습윤성이가장좋았다 생리식염수와겸용관.
리용액의경우에는 관리용액이나 렌즈관리용SCL RGP
액에비해접촉각의증가하여습윤성유지기능이떨어짐
을알수 있다(Fig 5).

렌즈는 재질의 특성상 대기 중 산소가 투과되기RGP
힘들고 렌즈후면에서는굴절력 형성을위해충분한눈,
물을 각막과렌즈 사이에가지고있지만 렌즈전면에서,
는수분접촉이어렵기에 보다습윤성이가지는의미SCL
가 크다.[13,14] 이러한이유로렌즈의습윤성유지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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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액에는 가 들어 있다wetting & cushing agents .
본 연구에서 렌즈관리용액으로세척및보관한렌RGP
즈가습윤성이가장좋았는데그이유는 렌즈관리RGP
용액이눈물내가장쉽게흡수되어수분을공급하고용
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polyvinyl alcohol, silicone

및 와 같은 습윤제glycol polymer polyethylene glycol
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관리용액으. SCL
로보관한렌즈가겸용관리용액이나생리식염수보다습
윤성이높았던이유는본연구에서사용한제품에함유되
어 있는 과 같이 역시 친수성기와 소수성기poloxamine
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세척과 더불어 습윤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하기때문인 것으로사료된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렌즈 렌즈 겸용 관리RGP -SCL
용액은세척력이용액에비해크게떨어졌을뿐만아니라
습윤성의 유지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렌즈나. RGP SCL
관리용액이 각 렌즈의 특성에 맞게 세척 성분이나 습윤
성분들을포함하고있는것처럼겸용용액또한두렌즈의
특성을고려한성분들의함유해야만할것으로사료된다.

결 론.Ⅳ
1. 렌즈에부착된단백질은 렌즈관리용액RGP RGP
으로 세척하였을 때는 로 생리식염수로95 /lens㎍
세척하였을때렌즈에잔존하는단백질의 이60%
상의 단백질이 제거되었다 관리용액으로 세. SCL
척하였을 경우는 겸용 관리용액은163 /lens,㎍

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관230 /lens㎍
리방법에따라렌즈에남아있는단백질의양에차
이가 있었다.

2. 관리용액으로 세척 후 남아있는 단백질을 으SEM
로 촬영하였을 때 생리식염수나 겸용 관리용액으,
로처리한 렌즈에비해 렌즈관리용액이RGP RGP
나 관리용액으로세척한 렌즈의단백질분포SCL
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3. 렌즈에 부착된 에 대한 세척효과RGP cholesterol
는 렌즈관리용액이생리식염수나겸용관리RGP
용액에비해 배 관리용액에비해 배우1.4 , SCL 1.3
수하였으나 에 세척효과는 가지 관리, oleic acid 4
용액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렌즈 관리용액으로 보관한 렌즈의 접촉각이RGP

36.5 로 가장 적었으며 관리용액 겸용관리, SCL ,
용액 생리식염수의 순으로 접촉각이 증가하였다, .

5. 겸용용액의경우세척력및습윤성유지력이모두
렌즈관리용액보다약하였다R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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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question whether the efficacy of cleaning tear components on RGP lens and
preserving the superior wettability of RGP lens depended on the different type of contact lens care
system - RGP lens care solution, SCL care solution, combined solution both for SCL and RGP lens or
saline solution. The removal efficacy of the deposited protein was examined by Lowry protein assay
and Scanning Electro Microscope(SEM) and residual lipid concentration on RGP lens was determined
by High Pressure Liquid Chromatology(HPLC). Wettability was assessed with an equilibrium wa-
ter-in-air contact angle method. When cared by RGP lens solution, it was demonstrated that 62 per-
cent out of the adhered protein on RGP lens were removed and the removal efficacy of RGP lens sol-
ution was not only 4 times than saline solution and the alternative but also higher twice than SCL
solution. Contrarily, the SCL solution had the most excellent removal efficacy of the adhered protein
on SC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leaning efficacy is thought to be affected by the other factors
like the viscosity of care solutions, which mutual contact between RGP lens and care solutions is on
the increase due to the viscosity enhancer in RGP lens care solution. RGP lens solution had the
greatest removing efficacy to cholesterol and the residual cholesterol concentration was decreased to
50%. It is significant for RGP lens to preserve the superior wettability which means the predictive
value for comfortable wearing and it showed that the RGP lens solution offered the most excellent ef-
ficacy to maintain the surface wettability. Combined solution both for SCL and RGP lens had weak
efficacy of cleaning and maintaining wettability for RGP lens compared to RGP lens care solution.

Key words: RGP lens, cleaning efficacy, wettability, RGP lens care solution, SCL care solution, com-
bined solution both for SCL and RGP lens, saline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