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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 ring-down spectroscopy (CRDS) is an ultra-sensitive direct absorption technique that offers unique advantages

compared to other spectroscopic techniques. It can measure cooperative enhanced absorption for weakly absorbing

species at ultra-low concentrations. This is achieved by leveraging the concept of a stable optical cavity, which allows for

an effective optical path length of several kilometers within a small physical sample length. One advantage of CRDS

technology is that it is unaffected by fluctuations in the intensity of the light source. Another advantage is its applicability to

the detection of atoms, molecules, and radicals in the atmosphere. Additionally, the equipment associated with this

technology is compact and robust. This paper will first introduc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setup of CRDS technology.

It will then provide an over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ion equipment and the high reflectivity mirror coating

process used in cavity ring-down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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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체, 액체 및 웨이퍼 등의 광특성을 연구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투과/반사 측정 장비는 UV-VIS-NIR 분광법이다.

Fig. 1(a)에서 보는 것과 같이 UV-VIS-NIR 분광법은 먼저 측정

하고자 하는 파장을 포함하는 광대역 파장 광원을 샘플 없이 측

정하여 기준 스펙트럼을 획득한다. 그러고 나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에 측정 샘플을 두고 측정된 스펙트럼을 기준 스펙트럼 대

비 분석하여 측정 파장에서의 투과/반사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 측정 방법은 넓은 파장의 스펙트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

점을 가지지만, 잡음 및 민감도로 인하여 99.0% 이상의 반사율

측정이 불가능하며, 희박한 농도의 액상 샘플 또는 기체 측정에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제안된 공동 광자감쇠 분광시스템(Cavity Ring-

down Spectroscopy, CRDS)은 1988년 O’Keefe와 Deacon이 처

음으로 연구 발표하였다[1]. Fig. 1(b)에서 보는것과 같이 공동

광자감쇠 분광법은 특정 파장을 갖는 광원의 빛을 높은 반사율

을 갖는 거울 사이로 왕복하게 하여 측정되는 빛의 세기 손실을

비교 후, 공동 내 흡수 물질의 농도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공동 양쪽 끝단에 위치한 고반사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빛의 광경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빛과 공동 내 매질이 상호작용

하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동 광자감쇠 분광시스템은 희

박한 농도의 가스를 검출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공동 광자감쇠

분광시스템이 개발된 이래로 여러 가지 가스 검출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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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며, 최근 NO2[2], NH3[3], CH4[4], CH2F2[5] 및 습기

[6] 검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매우 낮은 농도의 가스 검출에 사용되는

흡수율 기반 공동 광자감쇠 분광시스템의 원리와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후, 핵심 광학 부품인 고반사 거울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나아가 고반사 거울 제작을 위한 코팅 장비 및 일반

제작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응용처에

따른 고반사 코팅 및 특성 평가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공동 광자감쇠 분광 시스템

2.1 공동 광자감쇠 분광법 원리

공동 광자감쇠 분광법의 원리는 기 발표된 몇몇 논문[7-9]에

서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스에 의해서 흡수되는 빛의 세기는

Beer-Lambert 법칙에 의하여 식(1)과 같이 표현되며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1)에서 σ

는 측정 파장에 대한 특정 가스의 흡수율, d (mm)는 흡수가 일

어나는 매질내 광 경로 길이를 의미하며, N (g/cm3)은 단위 부

피당 특정 가스의 밀도를 나타낸다. 

(1)

Beer-Lambert 법칙을 Fig. 1(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주 보

는 고반사 거울 두 개 사이를 왕복하는 빛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울 사이를 한번 왕복했을 때 거울에서 반사되는 횟수

2. 거울 표면에서 1회 반사 시 발생하는 빛의 손실률 

3. 거울내 빛의 총 왕복 횟수

위의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하여 거울 내부에서의 흡수가 없다

고 가정한다면 공동 광자감쇠 분광 시스템 내 시간에 따른 빛의

세기 변화 함수는 식(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아래 식(2)에서

R은 거울 표면의 반사율을 L (mm)은 공동의 길이를 의미하며,

정리된 된 식(4)에서 는 공동내에서 빛의 세기가 감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2)

 (3)

; ( ) (4)

공동 내 가스와 같은 매질에 의하여 빛이 흡수되어 빛 세기

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식(3)으로부터 흡수 정보를 추가하여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빛이 가스가 채워져 있는 공동 내부

에서 1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손실과 공동 내 빛의 총 왕복 횟

수를 고려하면 아래 식(5)와 같이 정의된다. 식(5)의 두 번째 항

의 는 가스의 고유 흡수 계수를 의미하며 공동내 가스가 균일

하게 퍼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매질내 빛의 흡수가 일어나는 광

경로 길이 d (mm)는 공동의 길이 L (mm)과 같다.

(5)

(6)

; ( ) (7)

위의 식(4)와 식(7)에서 구해지는 와 를 역수로 취한 값

은 공동 내 가스 유무에 따른 빛의 세기 감쇠율을 의미하며, 이

를 아래 식(8)과 같이 매질의 흡수 계수 로 표현할 수 있다.

(8)

특정 파장에서 공동 광자감쇠 분광법으로 획득된 흡수 계수

는 공동내 가스의 농도와 흡수율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정

파장에서의 가스의 흡수율 데이터는 HITRAN[10]과 같은 표준

화된 분광 데이터베이스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공동

내 가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3. 고반사 거울 제작 개요

3.1 고반사 거울 제작사

고반사 거울은 광학 및 레이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

한 부품 중 하나이다. 고반사 거울을 제작하는 회사는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하며, 광학 기술 및 재료 공학에 특화된 기업들이

고반사 거울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반사 거울

제조기업은 Thorlabs, Edmund Optics, Newport Corporation 및

OptoSigma 등이 있으며, 각 제조사에서 판매 중인 일부 고반사

거울의 반사율 및 허용손상한계값 규격 비교는 Table 1과 같다.

허용손상한계값(Laser Induced Damage Threshold, LIDT)은

예상되는 손상 가능성이 0일 때 광학 부품으로 입사되는 레이

저 광선의 최대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반사율과 더불어 광학 거

울의 사양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Thorlabs사는 레

이저 및 광학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고반사 거울을 비롯한

다양한 광학 구성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Thorlabs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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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basic principle of the (a)UV-VIS-NIR

spectroscopy and (b) Cavity ring-down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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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고반사 거울은 허용손상한계값을 갖는 유전체 코팅을

갖추고 있어 미세 가공 및 레이저 재료 가공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11]. Edmund Optics 사는 광학 부품 및 시스템 제조업체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고반사 거울을 생산한다. Edmund Optics

사의 고반사 거울은 요건이 까다로운 Nd:YAG 레이저 용도를 충

족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반사, 우수한 표면 품질도, 정밀한 표면

평탄도 규격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의 코팅은 연속파 및 펄스 레

이저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일정 이상의 허용손상한계값을

갖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266, 355, 532, 1,064 nm 및 멀티 라

인 Nd:YAG미러 코팅을 판매 중이다[12]. Newport 사는 고성능

광학 및 레이저 시스템 공급 업체 중 하나로, 고반사 거울과 관

련된 제품을 제공한다. Newport 사의 레이저 라인 유전체 거울

은 좁은 파장 범위에 최적화된 고효율 반사 타입이다. 제품은 모

든 편광에 대해 0-45° 입사각에서 99% 이상의 반사율을 제공한

다. 코팅은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 반복적으로 청소하기가 더 쉽

고 레이저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다. 특히, Nd:YAG 및 엑

시머 레이저 응용 분야를 위해 UV 용융 실리카 기판에 초경질

유전체 코팅이 적용된 미러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13]. 마지

막으로 OptoSigma는 광학 및 레이저 시스템의 솔루션을 제공하

는 글로벌 회사로, 고반사 거울을 비롯한 다양한 광학 부품을 생

산한다. OptoSigma의 고반사 미러 제품군은 코팅 후 높은 수준

의 평탄도를 제공한다. 기본 1,064부터 248 nm까지 레이저용으

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유전체 코팅을 기반으로 하여 최대

99.5% 반사율 규격을 만족한다[14]. 이 외에도 수많은 광학 회사

들이 고반사 거울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

한 크기, 모양, 반사율 등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막 광학은 1950년 Abeles가 처음으로

특성 행렬을 이용하여 박막 설계의 기본 이론을 확립한 후 여러

가지 광학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학 코팅은 고반사 코팅(High Reflectance

Coating), 무반사 코팅(Anti-reflection Coating) 및 선택적 투

과 또는 반사를 위한 필터 코팅(Band-pass Filter Coating) 등

으로 분류된다[15].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반사 코팅은

거울 표면에 증착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크게 금속 코팅과

유전체 코팅으로 분류된다. 금속 코팅은 금속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넓은 반사 파장을 가지고 있지만, 외력에 의해 표면이 쉽

게 손상되며 공기 중 장시간 노출되면 산화막에 의해 반사율이

점차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Fig.

2(a)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속 코팅층 위에 보호막 층을 올리거

나 Fig. 2(b)의 예와 같이 유전체 코팅층을 추가하는 방법이 활

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Fig. 2(c)와 같이 유전체 코팅은 고굴절

물질과 저굴절 물질을 번갈아 증착했을 때, 각 층에서 반사되는

빛이 서로 보강간섭을 일으켜 반사율을 높이는 코팅 방법이다.

사용되는 유전체 물질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 반사 파장 범위가

결정되므로 금속 코팅에 비해 반사할 수 있는 파장 범위가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사 효율 측면에서도 금속층을 포함한

Fig. 2(b)의 강화된 금속 코팅은 약 95-98% 범위의 반사율을 보

이는 반면에 Fig. 2(c)의 유전체 코팅은 99.5% 수준의 반사율을

나타낸다. 특히, 유전체 물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허용손상

한계값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용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유전체 물질의 두께나 층수 등을 조

절하여 반사율을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15,16].

4. 고반사 거울 코팅 장비 및 공정

4.1 고반사 거울 제작 장비 특징 

박막제조를 위한 진공 증착은 크게 물리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과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구분된다. 광학 거울 및 광학렌즈를 포함하는 광학부

품의 코팅은 코팅 막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 물리기상증착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물리기상증착법은 크게 증발법(Evaporation),

스퍼터링(Sputtering) 및 이온플레이팅(Ion Plating)으로 분류되

며, 고반사 거울 코팅은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발법과

스퍼터링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Fig. 3(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발법은 코팅 대상물에 올라가는 코팅 물질을 기화하여 기판에

코팅 물질을 증착시키는 방법이며, 소스의 종류에 따라 저항가열

Table 1 Comparison of high reflective mirror specifications at near

IR wavelength range [11-14] (Adapted from Refs. 11-14 on

the basis of OA)

Model Reflectance LIDT

NB05-K14

(Thorlabs)

Ravg > 99.5%,

1047-1064 nm

25 J/cm2

@1,064 nm, 10 ns, 10 Hz

#45-986

(Edmund)

Ravg > 99.5%,

1,046-1,074 nm

20 J/cm2

@1,064 nm, 20 ns, 20 Hz

10QM20HM.10

(Newport)

Rs > 99.7%,

 1,064 nm

45 J/cm2

@ 10ns, 20 Hz

TFVM-30C05-1064

(OptoSigma)

Rs > 99%, 

1,064 nm
20 J/cm2

Fig. 2 Classification of high reflective mirrors and schematic

diagram of their fabr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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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법, 유도가열 증발법 및 전자빔 증발법으로 구분된다. 저항

가열 증발법은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코팅 물질을 기화하

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광학 부품의 제조, 포장지의 반사막 및

다양한 차단막 코팅 등에 이용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부품과 같

은 소형 부품의 금속 증착이나 장식성 외관 코팅에도 널리 이용

되고 있다. 유도가열 증발법은 고주파 전원을 이용하여 코팅 물

질을 용융 및 증발시키는 것으로 대용량 증발을 통해 대형 패널

이나 자동차 전장부품을 코팅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

막으로 전자빔 증발법은 전자빔을 이용하여 코팅 물질을 기화

하는 방법을 채용하는데, 다른 증발법과 달리 산화물도 증발시

킬 수 있어서 광학 부품이나 디스플레이용 소형 윈도우 무반사

코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스퍼터링 공정은 1939년에 발견된 글로우(Glow) 방전에 기초

를 두고 있으며 초기에 이극 또는 삼극 스퍼터링이 사용되다가

1970년대에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이 등장하면서 스퍼터링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퍼터링 방법이 증발법과 가장 큰 차

별성을 갖는 부분은 코팅 물질이 기판에 증착될 때 운동에너지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Fig. 3(b)는 가장 일반적인 마그네트

론 스퍼터링 장비의 모식도이다. 기본적으로 직류 전원의 전압차

에 의해 이온화된 아르곤 이온이 가속하여 코팅 물질이 장착되

어 있는 타깃1과 타깃2에 충돌하면 코팅 물질 원자가 타깃에서

운동에너지를 가진 채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 코팅 물질

원자에 운동에너지가 부여되는 과정을 스퍼터링(Sputtering) 이

라고 하며 코팅 물질의 원자를 스퍼터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균일하고 치밀한 코팅막을 제작하

는 기술들이 보고되고 있다[17,18]. 스퍼터링은 증발법에 비해

운동에너지를 갖는 코팅 물질로 증착이 되기 때문에 코팅 표면

의 입자가 매우 조밀하게 구성되며, 외부의 열적, 물리적 변화에

매우 강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스퍼터링으로 제작된 코

팅층은 고출력 에너지를 보유한 레이저 시스템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 등 가혹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영역의 광학계 표면에

자주 활용된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외 광학 부품 등을 제작하

는 여러가지 스퍼터링 방식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아

직 잘 알려지지 않은 라디칼 보조 스퍼터링(Radical Assisted

Sputtering, RAS)에 대해서 4.2.2절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4.2 고반사 거울 코팅 공정

4.2.1 증발법(Evaporation)

증발법은 물리기상증착법 중에서 간단한 형태의 진공 증착

방법이며, 진공 중에 가열되어 기화된 코팅 물질을 Fig. 3(a)에

서 보는 것과 같이 돔 상부의 기판에 부착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코팅 물질을 샘플에 증착할 때 이온빔 보조 유무에 따른 일

반적인 증발법과 이온빔 보조 증발법(Ion Assisted Deposition,

IAD)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증발법은 증착 입자의 낮은 운동

성 때문에 국부적인 기둥구조를 가지며 밀도가 낮아 기둥 사이

미세 공간의 수분 흡수가 쉽게 발생하면서 광학적 및 기계적 성

질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온빔으로 보조하는 증

착은 필름이 성장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가진 이온 빔을 조사하

여 높은 증착 밀도로 기둥 구조를 채워 줌으로써 조밀도를 증가

시킨다. 

코팅 물질을 기화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저항가

열, 유도가열 및 전자빔이 있다. 저항가열과 유도가열 증발법은

일반적으로 녹는점이 낮은 재료(예: 알루미늄(Al), 구리(Cu),

니켈(Ni), 티타늄(Ti), 은(Ag), 금(Au) 등)의 증착에 유리하며,

전자빔 증발법은 증착 물질의 녹는점이 높은 경우(예: 텅스텐

(W), 니오븀(Nb), 실리콘(Si))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전자빔

증발법은 둘 이상의 원소가 포함된 합금이나 화합물의 증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빔 증발법

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빔 증발법을 이용하면 Fig. 2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

지 고반사 코팅 공정이 가능하다. 먼저, 보호형 금속 고반사 코

팅(Protected Metal Mirror Coating)과 반사 강화형 고반사 코

팅(Enhanced Metal Mirror Coating)은 크게 두 단계의 공정으

로 제작된다. 공통적으로 거울 내 반사면은 알루미늄, 은 및 금

등의 물질로 코팅되며, 그 위에 금속 거울의 내구성 및 산화 방

지를 목적으로 산화 실리콘(SiO2) 등의 물질이 올라가거나, 반

사 강화를 위해 유전체 물질층(고굴절 물질/저굴절 물질 층)이

코팅된다. 이와 달리 유전체 고반사 코팅(Dielectric Mirror

Coating)에서는 프레넬 반사가 일어나는 동안 보강 간섭을 기

반으로 빛이 반사되며, 특정 파장 범위에서 반사율을 극대화하

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두께에 따른 고굴절률(산화니오븀

(Nb2O5), 산화지르코늄(ZrO2), 산화탄탈륨(Ta2O5), 산화하프늄

(HfO2)등) 과 저굴절률(산화 실리콘(SiO2)) 소재가 번갈아 증착

된다[19,20].

4.2.2 라디칼 보조 스퍼터링(Radical Assisted Sputtering, RAS)

앞서 설명한 증발법이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은 코팅

하고자 하는 물질을 타깃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코팅 공정이

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산화 실리콘을 증

착하기 위해서는 산화 실리콘 타깃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

며, 산화물 특성상 코팅 과정에서 산화물 박막의 균질도 확보

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산화물 또는 화합물을 코팅하기 위해

반응성 스퍼터링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스퍼링된 코팅 소재가

Fig. 3 Schematic diagrams the electron-beam evaporation and the

magnetron sputte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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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직전에 반응성 기체(예: 산소(O2), 질소(N2) 등)와 반응하

여 코팅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라디칼 보조 스퍼터링은

반응성 스퍼터링의 일종으로 글로우 방전을 일으키기 위한 매

질로 아르곤(Ar)과 같은 비활성 기체를 활용한다.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속 코팅 소재 원자가 아르곤 이온에 의해서

스퍼터링 되고 반응성 기체인 산소 또는 질소와 만나 산화물

또는 질화물 형태로 드럼 위 기판에 코팅된다. 일반적으로 금

속 타깃을 장착할 수 있는 챔버 내 공간은 두 개로 고굴절률

(산화니오븀, 산화지르코늄, 산화탄탈륨, 산화하프늄 등) 과 저

굴절률(산화 실리콘) 소재를 각각 활용하기 때문에 증발법에

비해 매우 다양한 코팅 소재를 증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

디칼 보조 스퍼터링은 Fig. 4의 하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도

결합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파트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반응 기체가 스퍼터링 된 코팅 소

재와 라디칼(Radical)을 형성하여 일부 반응 기체가 코팅소재

타깃 표면을 오염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라디칼 결합된 코

팅 소재와 반응 기체 원소는 일반 스퍼터링된 코팅 소재 원자

에 비해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코팅막을

제작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전자빔 증발법과 마찬가지로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세 가지 고반사 코팅 공정이 모두 가능하며 이미

여러 연구 그룹에서 활용하고 있다[21,22]. 전자빔 증발법에

비해 라디칼 보조 스퍼터링은 보호막 코팅과 유전체 코팅에

적용할 수 있는 물질, 예를 들어 실리콘나이트라이드(Si3N4)

등의 질화물계와 같은 물질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파장 범위에 특화된 고반사 코팅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스

퍼터링 방법의 특성상 코팅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기

판에 증착되기 때문에 코팅 후 내부 응력이 강하게 발생하기

도 한다.

5. 고반사 거울 코팅 및 특성평가 기술 전망

공동 광자감쇠 분광 시스템용 고반사 거울은 상용 제품이 대

부분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초민감 가스 검출을 위해 고출력 레

이저가 광원으로 사용되면서[23] 허용손상한계값이 높은 고반사

거울의 시스템 적용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고출력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우주물체/인공위성

추적 시스템, 미사일/드론 요격 시스템 등에 고출력 레이저가 필

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출력 레이저 기반 시스템에서는 무엇

보다도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전용 고반사 거울이 필요하며,

해외 및 국내 방산업체에서 일부 제작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

다. 고출력 레이저 전용 고반사 거울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고반사율과 허용손상한계값 특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반사거울의 고반사율 측정은 앞서 언급한 공동 광자감쇠 분광법

으로 가능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독일의 UFI

(UltraFast Innovations)사에서 상용 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나 측정

표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아쉬운 실정이다. 이와 달리 허용손상

한계값은 국제규격(International Standard, ISO) ISO 21254-1,

21254-2를 통해 측정 규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 SPIE (Laser

Damage) 학회에서 관련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Thin Film Damage Competition을 통해 세계 여러

연구 그룹 및 회사에서 제작된 고반사 거울의 파장 및 레이저별

최대 허용손상한계값에 대한 정보가 일부 제공되고 있다[24].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스 검출을 위한 공동 광자감쇠 분광법과 공동

광자감쇠 분광시스템용 고반사 코팅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공

동 광자감쇠 분광법은 UV-VIS-NIR 분광법에 비해 정밀 측정이 가

능하기 때문에 희박한 농도의 가스 검출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공동 광자감쇠 분광법은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발전하였으며,

주변 환경에서 미량 가스종을 현장 모니터링하는 가장 인기있는

기술로 부상하였다. 또한 분자 분광학, 대기 감지, 호기 진단, 플라

즈마 진단 및 흡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

위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하기 위한 테라헤르츠 및 자외선 영역의 고반사 코팅 기술이 개발

된다면 다양한 파생 산업 등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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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radical assisted sputte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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