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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began in 2019(COVID-19) has been one of the worst pandemics of 
the 21st century. Masks have been used to prevent COVID-19, but there are currently no standards for the 
long-term use of mask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KF94(Korea Filter 94) disposable face masks according to wearing duration by evaluating th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of masks worn by research participants.

Methods: A commercially available KF94 mask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selected as the test mask. The research participants(n = 15) wore masks for the durations 
of one, three, and seven days. Participants also reported several parameters, including wearing time, makeup 
frequency, and storag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of the worn masks were measured by a mask bioaerosol 
filtration tester.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 was used as the test bacteria and quantitatively measured 
through the cultivation method. Then,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was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suggested 
by the MFDS.

Results: All worn masks showed over 99.98% of mean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for S. aureu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of face masks according to wearing duration.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among participant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s of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and reported parameters from participants.

Conclusions: In the absence of significant external damage to the mask, th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of the 
mask can be maintained even after seven days of wearing. This result suggests that KF94 masks certified by 
the MFDS can be used repeatedly for about a week without loss of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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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20

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언하고 코로나-19를 

대유행(pandemic)으로 규정한 이후, 2023년 12월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 수는 약 7억7천명에 이르렀

으며 7백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WHO, 2024). 한

국에서도 2023년 10월 기준, 약 3천 5백만명의 확진자와 

3만 6천명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WHO, 2024). 

2023년 5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해제되었으나

(WHO, 2023), 아직도 지역별 유행(endemic)은 계속되

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SARS-CoV-2)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은 비말 

등의 바이오에어로졸을 통해 감염되는 형태를 보인다

(CDC, 2006; Otter et al., 2016).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비말에서 검출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양을 줄일 

뿐 아니라(Leung et al., 2020), 비말의 확산을 막아

(Dbouk et al., 2020; Lindsley et al., 2021) 바이러스

의 전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Chu et al., 2020; 

Leung et al., 2020).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구 착용

(Cheng et al., 2021)이며, 국가적으로 2023년 1월까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초

기 일회용 마스크의 다회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마스

크 착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를 1회

만 착용하고 폐기한다는 응답은 23.6%인데 반해 2~3

일 착용하고 버린다는 설문자는 54.7%, 6일 이상 착용 

역시 10% 이상으로 조사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마

스크를 다회 착용하고 있다(Consumers Korea, 

2020).

보건용,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의료용 호

흡기보호구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의 현행 기준은, 유

럽연합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한 염화 나트륨 및 파라

핀 오일의 여과효율 기준(MFDS, 2022)과 폴리프로필

렌 필터 부직포의 표준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여과효율 평가 기

준(ASTM International, 2019; CEN, 2019; MFDS, 

2022)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럽연합의 기

준을 바탕으로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의 필터 효

율을 고려하여, Korea Filter(KF)80 및 KF94, KF99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CEN, 2019; MFDS, 2022). 그

러나, 마스크를 다회 착용할 경우 물리화학적 변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증된 마스크의 여과효율이 떨어

질 수 있다. 실제 4일까지 착용한 보건용 KF94 마스

크의 염화나트륨과 파라핀 오일을 사용한 여과효율 평

가 결과에서 평균 여과효율이 약 6%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Kim, 2021). 현재까지의 마스크 다회 사

용 관련 연구는 주로 염화 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입

자 여과효율 변화를 기반으로 한 성능 평가법을 활용

하여 진행되었으며(Charvet et al., 2022; Whyte et 

al., 2022) 세균여과효율 평가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Luksamijarulkul et al., 2014). 실제 많은 소

비자들이 마스크 구입 후 다회 착용하는 형태를 보이

기에(Consumers Korea, 2020), 현재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KF94 마스크를 반복 사용한 후 세균여

과효율을 평가한 결과는 충분한 보건학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KF94 마스크를 실

험 참가자들에게 1일, 3일, 7일 동안 다회 착용하게 한 

후 착용 기간 별 마스크의 세균여과효율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KF94 마스크를 다회 착

용할 시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대상 마스크 및 실험용 세균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94 

마스크(201A, Dobu Mask, Republic of Korea)를 

확보하여 세균여과효율 평가에 사용하였다. 시료 준비 

및 채취 등에 사용한 모든 도구들은 고압증기멸균기를 

이용하여 121°C에서 15분 동안 멸균과정을 거쳤다. 

실험용 세균으로, 황색포도상구균(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6538)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tryptic soy broth) (MB-T1053, 

MBcell, Kisanbio, Republic of Korea)에 황색포도

상구균을 접종하고, 진탕배양기(150 rpm) 내에서 37°C

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10배 단계 희석법으로 대

두카제인소화한천배지(tryptic soy agar)(MB-T1052, 

MBcell, Kisanbio, Republic of Korea)에 접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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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기에서 37°C로 24시간 배양한 후, 평판계수법으로 

계수하여 농도를 확인하였다. 배양한 황색포도상구균의 

농도를 약 1 × 106 colony-forming units(CFU)/mL

로 맞추어 실험 전까지 냉장고(4°C)에 보관하였으며, 이

때 보관 기관은 최대 2일이 넘지 않도록 하여 황색포도

상구균의 사멸을 방지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모집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2209/002-020)을 받아 진행하였다. 경제활

동연령인 만 19세에서 만 64세 사이의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모집원들에게 연구 배경과 개요

를 대면 혹은 온라인(화상회의) 및 전화로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명한 

연구참여자에 한정하여 대면으로 연구 참여 방법을 설

명하였으며, 서면 동의서를 수취했다. 결과, 본 연구에

는 총 15명(남 7명, 여 8명)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하였

으며, 인구학 및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들을 확보하

였다. 

3. 마스크,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각 연구참여자에게 설문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94 마스크(201A, Dobu Mask, Republic of 

Korea) 3개 및 사용한 마스크를 담을 수 있는 멸균백

을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키 및 몸무게, 성별 등 연구참

여자들의 기본 정보 및 마스크 착용시간(총 착용시간 

및 활동 중 착용시간), 사용시 보관 방법 등 주요 정량

⋅정성적 지표(parameter)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마

스크를 2~3일 착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59.4%, 6일 이

상 착용하는 사람은 11.6%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스크 착용 기간을 설정하였다(Consumers 

Korea, 2020). 연구참여자들은 3개의 마스크를 각각 

만 7일, 3일, 1일 동안 지속 사용한 뒤, 추가적인 세균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멸균백에 넣어 작성한 설문지

와 함께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회수한 마스크는 실험 

전까지 냉장고(4°C)에 보관하였다.

4. 착용한 마스크의 세균여과효율 평가
국내외 표준시험법을 일부 변형하여 착용한 마스크의 

세균여과효율을 평가하였다(Choi et al., 2022). 연구참

여자들에게 회수한 마스크들을 21 ± 5°C 및 상대습도 

85 ± 5%의 배양기에 하룻밤 정치하여 사용하였으며, 미

착용 마스크(0일)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각 마

스크의 코편 및 고정용 끈을 제거한 뒤, 마스크 전체를 

세균여과효율 평가에 사용하였다(ASTM International, 

2019; CEN, 2019; MFDS, 2022). 1× phosphate- 

buffered saline(PR2004-000-74, Biosesang, Republic 

of Korea)을 사용하여, 각 시험 당 황색포도상구균 수가 

1,700~3,000 CFU가 검출되도록 세균현탁액을 준비하

였다. 이후 세균여과효율 시험장치(BFET-1853, ART 

Plus, Republic of Korea) (평균 입경: 3.0 ± 0.3 μm; 

펌프 유량: 28.3 L/분)를 준비한 뒤, 세균현탁액을 분사

기에 넣고 6단형 Andersen type cascade impactor

(다단포집장치; TE-10-830, Tisch Environmental, 

USA)의 각 층에 배지를 넣었다. 마스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로졸 발생기와 진공펌프를 1분간 작동한 

뒤 다단포집장치를 1분간 작동하였으며 배지를 회수하고 

해당 층수를 표시하여 양성대조군 a로 설정하였다. 각 착

용 마스크의 코편 및 고정용 끈을 제거한 후 세균여과효

율 시험장치에 장착한 뒤에 동일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시험 마스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하여 

양성대조군 b로 설정하였다. 에어로졸 발생기를 가동하

지 않고 다단포집장치만 2분간 작동하여 확보한 배지로

부터 얻은 결과를 음성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시험이 끝

난 후, 배지를 배양기에서 37 ± 2°C, 48 ± 4시간 동안 

배양하여 CFU값을 계수하였다.

5. 세균여과효율 계산 및 통계 분석
아래의 식 1에 따라 세균여과효율(%)을 구하였다

(MFDS, 2022).

E = C

C T
×100              (Eq 1.)

E: 여과효율(%)

C: 양성대조군 a와 양성대조군 b의 평균 CFU

T: 시험군(각 연구참여자가 착용한 마스크)에서 측정

한 총 CFU

실험 결과에 대해 각 착용 기간(0일, 1일, 3일, 7일)

에 따른 세균여과효율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Prism ver. 9.0.0(Graphpad Software, USA)을 이용

하여 각 착용 기간 결과의 통계적 차이를 분산분석으로 

검증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Dunn’s 

post hoc 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또한 스피어만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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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
Sex

Male 7 (47)
Female 8 (53)

Makeup
For face

Yes 13 (87)
No 2 (13)

For lip
Yes 8 (53)
No 7 (47)

Mask storage
Folded or unfolded

Folded 10 (67)
Unfolded 4 (27)

No answer 1 (7)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14 (93)
Other temperature 0

No answer 1 (7)
Indoor or outdoor

Indoor 14 (93)
Outdoor 0

No answer 1 (7)

Table 2. Parameters of all research participants (n = 15)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Wearing time (min)
Total With activity*

1-day use 3-day use 7-day use 1-day use 3-day use 7-day use
Average ± 

Standard Error 31 ± 2 169 ± 2 68 ± 4 432 ± 53 1,195 ± 131 2,661 ± 289 238 ± 34 630 ± 89 1,299 ± 154

*Activity includes exercise, commuting, and speaking.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demographics (n = 15)

분석을 통해 CFU값 및 정량⋅정성적 지표 간의 상관성

을 확인하였다. P-값(P) 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총 15명(남 7명, 여 8명)의 연구참여자 대부분(87%)

이 얼굴용 화장품은 사용하였으나, 입술용 화장품은 여

성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1). 연구참여자

의 다수(67%)는 마스크를 접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모든 연구참여

자가 실내에서 상온으로 마스크를 보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Table 1). 평균적으로 1일 동안 432분, 3일 

동안 1,195분, 7일 동안 2,661분가량 마스크를 착용하

며, 총 마스크 착용 시간의 절반(49%~55%) 정도가 운

동 및 출퇴근, 대화 등의 활동 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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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ing duration 0-day use (control) 1-day use 3-day use 7-day use
Average ± Standard error(%) 99.99 ± 0.01 99.99 ± 0.01 99.98 ± 0.01 99.98 ± 0.0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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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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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of face masks collected from each research participant. Data are shown as scatter dot

plot and bar with average ± standard error. Numbers (1, 3, and 7) denote 1-day use, 3-day use, and 7-day use of face
masks, respectively.

Table 3.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of face masks from research participants (n = 15) according to wearing duration

2. 착용 기간에 따른 세균여과효율 차이
미착용 마스크 및 1, 3, 7일 착용한 마스크의 세균여

과효율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착용 기간과는 

관계없이, 모든 마스크에서, 99.98%에서 99.99%에 달

하는 아주 높은 황색포도상구균 여과효율을 보였다. 3

일 및 7일 착용한 마스크에서 평균 0.01% 수준의 아주 

낮은 세균여과효율 감소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할 수 없었다(P > 0.05). 연구참여자 중 8명

(53%)이 착용한 마스크 모두에서 착용 기간과 무관하게 

100.00%의 세균여과효율을 보였으며, 7명(47%)이 착

용한 마스크 1개 또는 2개에서 100.00%보다 감소한 

세균여과효율 결과값을 확인하였다(Figure 1). 모든 마

스크들 중 최소 세균여과효율 값은 99.88% 이었다. 평

균적으로 각 연구참여자 간 최대 약 0.06%의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P > 0.05; Figure 1).

3. 세균여과효율과 정량⋅정성적 지표들 사이의 상관성 
분석

마스크의 세균여과효율은 성별, 키, 체중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 뿐 아니라 얼굴 및 입술 화장품 사용 여부, 

마스크 보관 방법, 착용 시간 등의 정성적 지표와도 유

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P > 0.05; Table 4). 또

한, 1일, 3일, 7일 동안 착용한 마스크 간의 세균여과효

율 값 역시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P > 

0.05; Table 4).

Ⅳ. 고    찰

마스크는 미생물학적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

한 개인 보호구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착용이 권

장된 바 있다(Cheng at al., 2021). 세균여과효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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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Age Height Weight

Wearing time

Cosmetic
Storage 
(folded/

unfolded)
BFE Total With activity

Face Lip 1-day 
use

3-day 
use

7-day 
use

1-day 
use

3-day 
use

7-day 
use

1-day 
use

3-day 
use

7-day 
use

BFE
(1-day use) 0.00 0.38 -0.13 -0.042 -0.15 0.00 -0.25 - 0.20 0.076 0.20 0.31 0.33 -0.35 -0.16 -0.30

BFE 
(3-day use) -0.18 0.46 0.28 0.50 -0.19 -0.18 -0.090 0.20 - 0.097 0.17 0.32 -0.041 0.26 0.29 -0.12

BFE 
(7-day use) -0.018 0.064 -0.20 -0.0021 -0.27 -0.018 -0.076 0.076 0.097 - -0.15 0.036 -0.27 -0.32 0.11 -0.44

P values of all coefficients are above 0.05; 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ies and Parameters (Spearman correlation)

스크의 중요한 지표로서 기능하는 이유는 마스크가 인

체 등에서 유래한 타액 및 콧물 등의 미생물을 과량 포

함한 비말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다. 실제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추어, 한국은 유럽연합 

및 미국의 마스크 세균여과효율 평가를 추가적인 기준

으로 포함하였다(ASTM International, 2019; CEN, 

2019; MFDS, 2022). 코로나-19 대유행시 3일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46%로 조사되는 등 마스크

를 다회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설문조사(Consumer 

Korea, 2020)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마스크를 반

복 착용하는 비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

재 주요한 규제기관으로부터의 마스크 반복 착용에 대

한 기준이 없는 바, 본 연구에서는 착용 기간에 대한 미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1, 

3, 7일간 다회 착용한 마스크를 대상으로 세균여과효율

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 기간에 따른 세균여과효율 

저하가 매우 낮으며, 착용하지 않은 마스크의 여과효율

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Table 3). 이는 염화나트륨, 파라핀 오일을 

이용한 여과효율 실험(Kim, 2021)의 결과값과 상반된 

것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정전기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여

겨진다. 마스크에서 에어로졸의 흡착은 중력 침강, 정전

기력, 확산 등 다양한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Chazelet 

et al., 2011). 마스크의 필터는 작은 입자를 효율적으

로 거르기 위해 다수의 섬유필터층(fabric filter layer)

을 결합하여 제작되며, 이는 작은 입자를 효율적으로 

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압력 강하를 증가시켜 

착용자의 정상적인 호흡을 방해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부터 관성 및 브라운 확산 

등으로 여과할 수 없는 입자들을 정전기력을 활용하여 

포집하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Ahn, 1997; Murtadlo 

et al., 2019). 이때, 정전기력의 크기에 따른 염화나트

륨과 파라핀 오일 여과 효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Rengasamy et al., 2009; 

Hong, 2013), 정전기력에 따른 세균여과효율 변화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특히 숨을 내쉬는 등의 행동

이나 습한 곳 등 에어로졸 상태의 수분을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전기 필터의 정전기력이 감소되는 것이 보

고된 바 있으며(Sugihara, 2020), 4일간 착용시의 필

터 상 정전기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Kim, 2021). 따라서 정전기력에 영향

을 받는 염화나트륨과 파라핀 오일의 착용기간에 따른 

마스크 여과효율 저하가 세균여과효율에 비해 더 클 것

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입자 크기의 차이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KF94 인증은 평균 

0.4 μm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마스

크에 주어진다(MFDS, 2022). 염화나트륨과 파라핀 오

일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각각 0.6 μm 및 0.4 μm로, 6

단형 다단포집장치의 측정범위인 0.65~10.0 μm 보다 

작다. 황색포도상구균의 크기는 약 1.0 μm에 달하나, 

일반적으로 세균은 보다 직경이 큰 바이오에어로졸의 

형태(평균 ~3.0 μm)로 체내에 유입된다(Thomas, 2013).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

일의 마스크 여과효율이 세균여과효율보다 낮게 나타났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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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굴 및 입술 화장품 사용 여부 및 마스크 보관 

방법과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행동들은, 마스크의 세균

여과효율과의 약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본 경향은 마스크 착용 기간에 무관

하게 나타나는 바, 실제 7일까지의 KF94 마스크 상 세

균여과효율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단, 

해당 행동들은 실제 세균 오염 및 증식 등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마스크의 다회 활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마스크의 다회 사용이 입

자 흡입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 역시 보고된 바 있다. 최대 720시간까지 

흡입 모사를 한 실험의 경우, 마스크를 720시간 동안 

재사용 하는 것이 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보다 미세

플라스틱 흡입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Li et al., 2021). 

또한 동일한 마스크를 3일 동안 착용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프탈산 에스테르(phthalic acid ester) 

대사 산물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Wang et al., 2022).

본 연구는 황색포도상구균 현탁액을 에어로졸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미생물 비말을 모사한 것으

로, 콧물, 침 등 실제 바이오에어로졸과 성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실제 현상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스크의 피부 밀착도

에 따라 마스크의 여과효율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결

과가 있는 바(Konda et al., 2020; Ardon-Dryer et 

al., 2021), 마스크 시편을 이용하여 여과효율을 측정한 

본 연구는 마스크 피부 밀착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또한 마스크의 다회 사용에 다른 미생

물학적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향후 다양

한 종류의 KF94 마스크들 및 KF94외의 보건용 마스크

(예: KF-AD 및 덴탈 마스크)들에 대한 세균여과효율 

감소 여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보건

용 마스크 재사용 기준의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바이러스와 같이 황색포도상구균과는 다른 분자생물학

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한 여과효율 

결과 역시 종합할 필요성이 있다.

마스크의 외부 손상이 없을 경우 약 7일 간의 착용으

로 인한 KF94 마스크의 세균여과효율은 큰 변화가 없

는 것을 확인한 바, KF94 마스크는 세균여과효율 측면

에서 다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장

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스크 표면의 정전기력 감소 및 

염화나트륨 여과효율 감소 등의 연구 결과(Kim, 2021)

가 제시된 바 있으며, 착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마스크 

표면에서 검출된 미생물 수 및 종류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 역시 다수 보고된 바 있다(Liu et al., 2018; Liu 

et al., 2019; Ding et al., 2023). 뿐만 아니라, 마스

크가 감염 경로 상 직접 접촉(direct-contact) 중 핵심

적인 감염 매개체로써 작용할 수 있으므로(Pan et al., 

2023), 오래 착용한 마스크는 세균 입자를 걸러내는 물

리적 기전에서 무리가 없을 뿐, 손이나 기타 외부 표면

과 접촉이 빈번한 KF94 마스크의 장기간 착용은 권장

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선택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다회 착용한 후의 세균여과효율을 평가함으로써 국내 

보건용 마스크 반복 착용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자 수행되었다. 모든 마스크

는 최대 7일까지의 착용기간에 무관하게 매우 높은 세

균여과효율을 보였다. 이는 세균여과효율 측면에서 최

대 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94 마스크의 다

회 사용이 가능함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입자 

여과효율, 밀착도, 다양한 미생물 및 보건용 마스크 종

류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

들을 바탕으로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기준에 대한 자료

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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