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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청색광 위험도의 정량적 지표인 청색광 복사휘도를 이용하여 안경원 내 LED 조명에 대한 청색광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방법: LED 조명의 분광복사휘도를 측정하고 청색광 복사휘도와 최대노출시간을 산출한 후, IEC 62471 분

류기준에 따라 위험군을 분류하였다. 결과: 진열장에 사용된 황색 LED 조명, 천장에 사용된 백색 및 황색 LED 조명,

그리고 로고에 사용된 백색 LED 조명은 위험제외군 RG0로 분류되었지만, 진열장에 사용된 백색 LED 조명은 위험군

RG1으로 분류되었다. 진열장에 사용된 백색 LED 조명의 청색광 복사휘도는 형광등에 비하여 수십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청색광 복사휘도의 값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조명에 대한 청색광 위험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

다. 진열장용 백색 LED 조명은 높은 휘도와 색온도로 청색광 위험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경원 내의 조명 교

체 시 장기적이 측면에서 시건강을 위해 적절한 밝기와 색온도의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주제어: LED 조명, IEC 62471, 청색광 위험, 청색광 복사휘도, 복사휘도, CCT, 청색광 위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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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광학적 복사(optical radiation)란 100 nm~1 mm 대역의 전

자기파를 말하는데, 생물학적 중요성(biological significance)

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200~3,000 nm 대역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이때 광학적 복사는 자외선(UV-C, UV-B, UV-

A), 가시광선(Violet, Indigo, Blue, Green, Yellow, Orange,

Red), 적외선(IR-A, IR-B, IR-C)으로 분류한다.[1] 광학적

복사는 인체에 이롭기도 하지만 해롭기도 하다.[2] 광학적

복사가 인체의 피부와 눈에 미치는 유해성을 광생물학적

위험(photobiological hazard)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자외선

(200~400 nm)에 의한 피부(홍반, 탄력섬유증, 피부암 등)

와 눈(광각막염, 결막염, 백내장 등)에 대한 유해, 청색광

(300~700 nm)에 의한 광화학적 망막손상(광망막염), 열

(380~1,400 nm)에 의한 망막화상, 적외선(780~3,000 nm)

에 의한 각막화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3]

광생물학적 위험 중, 청색광으로 인한 광화학적 망막손

상이 발생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실명이 되며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급속히 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청색광에 대한 위험성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5-7]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대부분 조명기기 설치자, 용접공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산업용, 의료용 등의 광원

들을 다루는 직업군 종사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인지시키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8] 그러

나 청색광 비율이 높은 LED가 전면적으로 보급되면서 광

생물학적 위험, 특히 청색광에 대한 위험이 일반인들에게

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9]

1960년대 미국에서 상용화되었을 당시만 해도 LED는

저휘도의 적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이었지만, 기술개발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저비용, 고효율, 고휘도, 소형화, 장수

명, 친환경 등의 이점 때문에 스마트 폰, 모니터, TV, 가로

등, 실내외 조명, 간판, 디스플레이, 헤드라이트, 작물재배,

의료조명, 경관조명, 집어등, 서치라이트 등 거의 모든 광

원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출력·고휘도 LED 광원

이 개발되면서 청색광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 때문에 LED 조명이 피부나 눈 등 인체에 안전한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광생물학적 지표가 필

요하게 되었다.[10] 

개발 초기, LED는 레이저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 국제

표준 IEC 60825에 따라 평가되었었다.[10] 그러나 1996년

IESNA(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북

미조명학회)는 LED를 레이저가 아닌 일반램프로 규정하

고, 그 안전성에 대한 규격으로 ANSI/IESNA RP27.1

「Recommended practice for photobiological safety for

lamps and lamps system: General requirements」을 제시하

였다. 2002년 CIE(International Commission of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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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명위원회)는 IESNA의 규정을 채택하여 CIE S009/

E-2002; Photobiological safety of lamps and lamp system

을 발표하였고, 2006년 IEC는 CIE S009/E-2002를 받아들

여 LED를 포함한 모든 광학적 복사(optical radiation: UV,

Visible Ray, IR)를 방출하는 광원에 대한 자외선·청색광·

적외선 위험성 평가표준인 IEC 62471:2006; Photobiological

safety of lamps and lamp system을 제정하였다. 2008년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

dardization,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는 IEC 62471을 채택

하여 EN 62471:2008을 제정하였다. 2010년 ANSES(French

Agency for Food,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 Safety, 프랑스 국립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는 LED에

대한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조사한 후, 청색 및 백색 LED

광원이 망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고 인

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나 수정체가 아직 형성 중에 있는

아동, 직무상 강한 밝기의 광원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의 경

우는 주의를 요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급히 LED 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수칙과 안전등급을 제

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였다.[10,11] 2013년

ICN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는 광학적 복사와

동물조직실험을 통해 광생물학적 위험성과 관련된 노출한

계(exposure limit)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2-14] 우

리나라에 이 안전규격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산업

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2014년 6월 30일 KS

C IEC 62471-2:2014가 제정되었다. IEC 62471 표준에는

모든 조명과 조명기기의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평가

지침 즉, 파장 200~3,000 nm 범위에서 LED를 포함(레이

저 제외)한 광학적 복사원에 대한 광생물학적 위험성 평

가 및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15]

이처럼 LED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널리 보급되어

왔다. 현재 안경원에서는 실내의 조명을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안경원에서의 LED 조명은 진열장, 천장, 로고 등에 다양하

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LED 조명 하에서 장시간

을 보내야 하는 안경사들은 LED에 의한 광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경원 내의 LED

조명에 대한 광생물학적 위험 중, 청색광 위험을 IEC 62471

의 규정에 따라 정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안경체인점을 방문하

여 그 사용처를 알아본 바, 진열장, 천장, 로고 등에 사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LED 조명의

색상 즉, 겉보기 색상(apparent color)은 백색이거나 황색

이었다. 측정에 사용된 LED 조명은 총 6종으로 진열장용

3종(2종은 백색, 1종은 황색), 천장용 2종(1종은 백색, 1종

은 황색), 로고용 1종(백색)이다. 

각 조명의 구분을 위하여 진열장용 3종을 SW1, SW2,

SY로, 천장용 2종을 CW, CY로, 로고용 1종을 LW로 나타

내었다. 여기서 S는 진열장(showcase), C는 천장(ceiling),

L은 로고(logo), W는 백색(white), Y는 황색(yellow)을 가

리킨다. 따라서 SY는 진열장용 황색 조명을, CW는 천장

용 백색 조명을, LW는 로고용 백색 조명을 나타낸다. 진

열장용으로 사용된 조명은 백색이 2종 사용되었는데 이들

은 사양이 서로 다르므로 SW1과 SW2로 나타내었다.

각 조명의 사양을 열거하면 SW1는 15 W LED 바,

SW2는 고급형 15 W LED 바, SY는 실리콘 면발광 12 W

LED 바, CW는 15 W LED Par30, CY는 12 W LED

Par30, LW는 광확산 커버 12 W LED 바이다. CY는 L사

제품이고, 나머지는 S사 제품이다. 천장용 조명(CW, CY)

과 로고용 조명(LW)에는 확산판(diffusive cover)이 부착되

어 있었지만, 진열장 조명(SW1, SW2, SY)에는 확산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LED 조명과의 비교를 위하여 사

용된 백열등(incandescent lamp, I로 표기)은 D사의 불투명

60 W 전구이고, 형광등(fluorescent lamp, F로 표기)은 P사

Table 1. Symbol, use, apparent color, specification, and manufacture for various lightings used in measurements

Symbol Use Apparent color Specification Manufacturer

SW1

SW2

SY

Showcase

White

White

Yellow

LED bar, 15 W

LED bar, 15 W (deluxe)

LED bar, 12 W (silicon surface emitting)

S

S

S

CW

CY
Ceiling

White

Yellow

LED Par30, 15 W (diffusive cover)

LED Par30, 12 W (diffusive cover)

S

L

LW Logo White LED bar, 12 W (diffusive cover) S

I Ceiling Yellow Incandescent lamp, 60 W (frosted) D

F Ceiling White Fluorescent lamp, 32 W (cool dayligh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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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ol daylight 32 W 형광등이다. 

이상의 모든 조명에 대한 기호, 용도, 겉보기 색상, 사양,

제조사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방법

측정은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LED 조명을 종류별로

수거하여 암실에서 수행하였고, 수거하기 어려운 로고 조

명은 외부의 광원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밤 시간에 다른

조명을 모두 소등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실험실을 암실 상태로

한 후 광원으로부터 조도가 500 lx 인 지점을 찾고, 그 위

치에서의 광원에 대한 분광복사휘도(spectral radiance,

L(λ)), 상관색온도(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 색

좌표(color coordinate, CIExy)를 측정하였다. 조도는 Topcon

사의 분광조도계(IM-1000)로 측정하였으며, 분광복사휘도,

상관색온도, 색좌표는 Minolta사의 분광방사계(CS-2000)

로 측정하였다. 측정 범위는 5 nm 간격으로 가시광선 영

역(380~780 nm)에서 수행하였다. 청색광 위험(blue light

hazard)에 대한 정량적 지표인 청색광 복사휘도(blue light

radiance, LB)는 분광복사휘도에 ANSI Z80.3:2010에서 규

정하고 있는 청색광 위험함수(blue light hazard function,

B(λ))를 가중시켜 계산하였고,[16] 광원에 대한 최대노출시

간(maximum exposure time, MET)과 위험군 분류는 IEC

62471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14,15] 

결과 및 고찰

측정에 사용된 각 조명의 파장에 따른 분광복사휘도를

Fig. 1(a)~(d)에 나타내었다. Fig. 1(a)에 진열장용 백색 조

명인 SW1, SW2와 진열장용 황색 조명인 SY에 대한 분

광복사휘도를 제시하였고. Fig. 1(b)에는 천장용 백색 조명

인 CW와 황색 조명인 CY에 대한 분광복사휘도를 제시하

였다. Fig. 1(c)에는 로고용 백색 조명인 LW에 대한 분광

복사휘도, Fig. 1(d)에는 LED 조명과의 비교를 위해 측정

한 백열등 I 및 형광등 F에 대한 분광복사휘도를 제시하

였다. 각 그림의 우측 상단에 조명을 나타내는 기호와 더

불어 겉보기 색상(white, 또는 yellow), 상관색온도(CCT,

K)도 함께 나타내었다.

Fig. 1(a)~(c)에 제시된 LED 조명에 대한 분광복사휘도

분포는 두 개의 피크 즉, 청색광을 대표하는 피크와 황색

광을 대표하는 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포는 일

반적으로 청색광 LED(blue LED)와 그 위에 도포된 황색

Fig. 1. Spectral radiances according to wavelength for various lightings: (a) spectral radiances for white LED lightings (SW1, SW2)

and yellow LED lighting(SY) for showcase, (b) spectral radiances for white LED lighting(CW) and yellow LED lighting(CY) for

ceiling, (c) spectral radiance for white LED lighting(LW) for logo, and (d) spectral radiances for incandescent lamp(I) and

fluorescent lamp(F). On the right of the symbol represented each lighting in figures, apparent color(white or yellow) and

correlated color temperature(K) of each lighting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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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재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17] LED 광원의

분광복사휘도 분포(Fig. 1(a)~(c))는 파장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백열등 I나 여러 개의 피크로 구성되어 있는

형광등 F의 분광복사휘도 분포(Fig. 1(d))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측정된 모든 조명에 대한 상관색온도인 CCT는 3,000~

10,000 K 사이에 있었다(Fig. 1). 진열장용 백색 조명인

SW1(9,776 K), SW2(9,230 K)와 로고용 조명 LW(9,181 K)의

CCT는 모두 9,000 K를 넘었다. 그러나 천장용 백색 조명

인 CW(5,774 K)는 주광색 형광등 F(5,784 K)의 CCT와

거의 비슷하였고, 천장용 황색 조명인 CY(3,129 K)는 백

열등 I(2,732 K)의 CCT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측정

된 모든 조명에 대한 겉보기 색상, CCT, CIExy를 Table 2

의 2~4열에 정리하였다. 

각 조명에 대한 밝기 비교를 위해 복사휘도(radiance,

W/m2·sr) L과 광원휘도 (luminance, cd/m2) Lv를 구하여
[18,19] Table 2의 5~6열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복사휘도 L은

광원의 실제 밝기에 대한 척도인 반면, 광원휘도 Lv는 시

감효율 V(λ)이 반영된 눈으로 느끼는 광원의 밝기에 대한

척도에 해당한다.[20] SW1, SW2, LW의 복사휘도 L은 각

각 2,123 W/m2·sr, 2,603 W/m2·sr, 10 W/m2·sr이고, 광

원휘도 Lv는 493,524 cd/m2, 716,136 cd/m2, 2,921 cd/m2이

다(Table 2). 눈은 광원의 밝기를 복사휘도가 아닌 광원휘

도로 인지하므로 진열장용 조명 SW1과 SW2는 LW보다

각각 493,524/2,921 170 배, 716,136/2,921 250 배정도 더

밝다. 광원휘도를 비교하면 진열장용 LED 조명(SW1,

SW2, SY)과 천장용 LED 조명(CW, CY)은 백열등(I) 및

형광등(F)보다 더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SW2는

형광등 F보다 716,136/10,251 70 배나 밝았다. 

같은 백색으로 보이지만 SW1, SW2, LW의 CCT는 CW

의 CCT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자의 조명들에서 방

출되는 빛에 청색광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량적 비교를 위해 각 조명에 포함

되어 있는 청색광 비율(the percentage of blue light in the

visible light, PB)을 구하였고,[21] 그 결과를 Table 2의 7열

에 나열하였다. 청색광 비율 PB은 SW1이 54%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백열등이 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CCT와 청색광 비율 PB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2의 자료를 이용하여 CCT와 청색광 비율 PB 사이의 관계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청색광 비율은 CCT에 따라 비례

≈ ≈

≈

Table 2.  Apparent color, CCT, CIExy, radiance L, luminance Lv, the percentage of blue light PB, blue light radiance LB, maximum

exposure time MET, and risk group of various light sources at 500 lx

Type Apparent color
CCT

(K)

CIExy

(x, y)

L

(W/m2
·sr)

Lv

(cd/m2)

PB

(%)

LB

 (W/m2
·sr)

MET

(s)

Risk

group

SW1 White 9,776
.2842

.2854
2,123 493,524 54 993 1,007

RG1

(Low)

SW2 White 9,230
.2856

.2934
2,603 716,136 43 943 1,060

RG1

(Low)

SY Yellow 3,032
.4385

.4114
929 343,642 8 60 16,667

RG0

(Exempt)

CW White 5,744
.3267

.3401
363 113,459 29 83 12,048

RG0

(Exempt)

CY Yellow 3,129
.4242

.3924
485 151,931 15 52 19,230

RG0

(Exempt)

LW White 9,181
.2858

.2942
10 2,921 41 4 250,000

RG0

(Exempt)

I Yellow 2,732
.4581

.4114
490 98,832 6 18 55,556

RG0

(Exempt)

F White 5,784
.3215

.3612
103 10,251 33 22 45,454

RG0

(Exempt)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ntage of the blue light

in the visible light, PB and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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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CT가 높은 광원은

그 만큼 청색광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

은 광량이 방출되는 광원이라면 CCT가 높은 광원이 그

만큼 청색광에 대한 위험도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

색광으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CCT가

낮은 조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각 광원에 대한 청색광 위험의 정량적 지표인

청색광 복사휘도 LB를 산출하였고,[14] 그 결과를 Table 2의

8열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진열장용 백색 조명

SW1(993 W/m2·sr), SW2(943 W/m2·sr)의 청색광 복사

휘도 LB는 다른 조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 두 조명 SW1과 SW2을 비교해보면 복사휘

도 L은 SW2가 SW1보다 2,603/2,213 1.2 배정도 크고, 눈

으로 느끼는 밝기인 광원휘도 Lv는 SW2이 SW1보다

716,136/493,524 1.5 배정도 더 크다. 그러나 청색광 위험

의 정도를 나타내는 청색광 복사휘도 LB는 오히려 SW2이

SW1보다 943/993 0.95 배정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W2는 SW1보다 밝으면서 청색광 위험은 낮은 광원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SW2의 분광복사휘도 분포가 SW1

의 분광복사휘도 분포보다 시감효율이 높은 555 nm를 중

심으로 한 대역에 더 많이 분포한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같은 백색인 로고용 조명 LW의 청색광 복사휘도 LB는 4

W/m2·sr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LW의 밝기가 매우 낮은

데 기인한다. 이는 같은 백색이라 할지라도 광원의 밝기가

약하면 청색광 위험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색을 띠

는 CW(83 W/m2·sr)는 황색을 띠는 SY(60 W/m2·sr)와

청색광 복사휘도 LB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로고조명 LW

을 제외한 모든 LED 조명은 백열등 I(18 W/m2·sr) 및 형

광등 F(22 W/m2·sr)보다 높았으며, SW1의 경우는 형광

등에 비해 993/22 45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EC 62471:2006에서는 만성적인 청색광 노출로 인한 망

막의 광화학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색광 복사휘

도 LB가 식 (1)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14]

 (J/m2·sr) (1)

여기서 t는 광원에 대한 연속적인 노출시간이다. 이에 따

라 청색광 복사휘도 993 W/m2·sr인 SW1에 대한 최대노출

시간을 구하면 LBt=(993 W/m2·sr)t≤106으로부터 t 1,007 s가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광원에 대한 최대노출시간도 식

(1)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의 9열에 제시

하였다.

Table 3은 식 (1)로부터 광원의 최대노출시간을 산출한

후, 그 광원이 어떤 위험군(risk group, RG)에 속하는지를

판별할 때 사용되는 분류표이다.[23] 예를 들어 앞서의 진

열장용 백색 조명인 SW1의 경우는 청색광 복사휘도 LB가

993 W/m2·sr이므로 식 (1)로부터 계산된 최대노출시간은

t 1,007 s이다. Table 3에 따르면 이 값은 100~10,000 s 사

이에 있으므로 SW1은 위험군 RG1(risk group 1)에 속하

는 광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Table 2의 9열에 나

머지 모든 광원에 대한 최대노출시간을 기준으로 광원의

위험군 분류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의 10열에 나타내었

다. 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명들은 모두 최대노출시간이

10,000 s 이상으로 위험군 RG0로 분류되어 위험제외군

RG0에 속하였지만, 진열장에 사용된 백색 LED 조명인

SW1, SW2는 각각 최대노출시간 1,007 s, 1,060 s로 위험

군 RG1으로 분류되었다. IEC 62471에 따르면 일반조명의

경우 RG2, RG3에 속하면 그 위험을 알리는 주의나 경고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RG1에 속하는 SW1,

SW2의 조명인 경우는 그러한 문구를 제품에 표기하지 않

아도 된다.[15]

하지만 진열장에 사용되는 백색 LED 조명의 경우는 기

존의 조명인 형광등이나 백열등, 그리고 일반 천장용 조명

보다는 청색광 위험수준이 수 십 배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색광은 광화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유독성

활성산소(toxic reactive oxygen species)를 생성시켜 일차

적으로는 망막색소상피세포(retinal pigment epithelial,

RPE)를, 그리고 이어 광수용체의 세포자살(apoptosis)를

유도하며, 이러한 과정은 일생에 걸쳐 손상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되고 결국에는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과 같은 퇴행성 망막질환의

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23] 

청색광 위험도에 대한 정량적 지표인 청색광 복사휘도

LB와 상관색온도 CCT, 복사휘도 L, 청색광 비율 PB의 관

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Fig. 3(a)~(c)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점선은 위험군 RG0와 RG1의 경계를 나타낸다.

Fig. 3(a)와 (c)에서 확산판이 사용된 천장용 백색 조명

CW, 로고용 조명 LW, 형광등 F은 다른 광원에 비해 CCT

혹은 청색광 비율 PB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제외군

RG0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 광원의 복사

≈

≈

≈

≈

LBt 10
6

≤

≈

≈

Table 3. Risk group(RG) classification from IEC 62471

 LB value

(W/m2
·sr)

Maximum exposure

time (s)
Classification

0~100 No maximum time defined RG0 (Exempt)

100~10,000 100~10,000 RG1 (Low)

10,000~4,000,000 0.25~100
RG2 

(Moderate)

> 4,000,000 < 0.25 (aversion response) RG3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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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가 모두 낮기 때문으로 Fig. 3(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색광 위험에 대한 지표인 청색광 복사휘도 LB는 청

색광 비율 PB(혹은 CCT)이 높다고 해도 복사휘도 L이 낮

으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색광이 많이 포함

된(혹은 CCT가 높은) 조명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확산판

이 사용된 조명을 선택하거나, 밝기를 어느 정도 낮추어

주는 것이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결 론

LED 조명에 대한 청색광 위험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안

경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열장, 천장, 로고 LED 조명을

대상으로 청색광 복사휘도를 산출하고 IEC 62471의 광원

위험군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였다. 복사휘도가 매우 낮은

로고 조명을 제외하고 모든 LED 조명은 기존의 광원인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 수배 혹은 수 십 배나 청색광 위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열장에서 사용되는 백색

LED 조명들은 다른 광원과는 달리 위험군 RG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위험군 RG1에 속하는 광원에 대

하여 광생물학적 위험성에 대한 주의나 경고 문구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청색광 복사휘도가 기존의 광

원인 형광등에 비해 수십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생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광화학적 망막손상에 대비

하여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광생물학적 위험도

에 대한 정량적 지표인 청색광 복사휘도는 광원의 청색광

비율이 높고 복사휘도도 높은 광원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색광 노출에 대한 위험에서 보다 보

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청색광 비율이 낮은 조명이나

CCT가 낮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만일 청

색광 비율이나 CCT가 높은 광원이라면 밝기를 낮추거나

확산판이 부착된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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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blue light hazards of LED lightings in an optical store with blue light radiance used as the

quantitative indicators of photobiological hazard. Methods: The spectral radiance of each LED lightings was

measured, and blue-light radiance and the corresponding maximum exposure time were calculated. Then each

LED lighting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isk group from IEC 62471 standard. Results: The yellow LED

lightings used in showcases and white LED lightings used on ceilings and logo were classified into risk group

RG0. But the white LED lightings used on showcases were classified into risk group RG1. The blue light

radiances of white LED lightings used in showcases are dozens of times larger than that of fluorescent lamp.

Conclusions: Using the value of the blue light radiance could quantitatively express the blue light hazard to

various lightings. It was confirmed that white LED lightings for the showcases had high blue light hazards

because of their high luminance and color temperature. Therefore, when replacing lightings in optical shop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appropriate brightness and color temperature for eye health in the long term.

Key words: LED lighting, IEC 62471, Blue light hazard, Blue light radiance, Radiance, CCT, Blue light hazard

f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