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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virion concentration and its dose changes by HVAC and air cleaners were estimated in a subway 
station platform to control airborne infection of SARS-CoV-2. Collection efficiencies with particle size were measured 
for the air filter equipped in a HVAC in one subway station in Daejeon. Indoor PM2.5 changes according to outdoor 
PM2.5 with time were also measured to estimate air infiltration rate in the subway station platform. When infected 
persons generate virions by 104, 105, 106, 3 x 106 and 5 x 106 h-1 in a 2,400 ㎥ volume platform, the concentration 
and dose were estimated as 9, 92, 275 and 458 virions/㎥ and 4, 43, 130 and 217 virions after 1 hour exposure,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 and dose were reduced by 70%, and 64%, respectively by operations of both HVAC 
(with a flow rate of 16,000 ㎥/h, MERV 11) and ten air cleaners(with total CADR 10,740 ㎥/h) compared to those 
without operation of both HVAC and air cleaners. However, virion dose in the platform was estimated to be too low 
at the general conditions due to a large space, a high air infiltration (3 h-1) and a short residence time (usually < 10 
mins) in the platform irrespective of the operations of HVAC or air cleaners. HVAC with filters and air cleaners 
would be more necessary in the concourse or shopping areas in the subway stations to reduce the infection dose from 
a few hundred to several tens virions in a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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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말에 시작되어 전 세계에 걸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

명체에서만 기생하는 전염성 감염원으로서 DNA나 

RNA로 만들어진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로서 
입자 1개의 직경이 대략 0.05 – 0.2 ㎛ (평균 0.1 
㎛) 크기로 알려져 있다(Y.M. Bar-On et al, 2020). 
2 m 반경 이내에서 호흡기 비말에 의한 밀접 접촉

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수 ㎛ 이하 크기의 작은 비말핵 입자들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부유하면서 전파시키는 공기감염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전파를 밝히기 위해 바이러스를 포함한 공기 

부유 입자의 역학 모델을 개발한 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다(Morawska and Cao, 2020; Chowdhury et al., 
2021).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239명의 전문가가 세

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감염의 위

험성을 인정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병원이나 터미널 등의 다

중이용시설에서 공기감염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UV-C(Buonanno et al., 2020; Biasin et al., 
2021)나 플라즈마 방식(Chen et al., 2020; Filipić et 
al., 2020)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

는 상태이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신선한 외기

를 도입하는 환기를 통한 바이러스 농도의 희석 

방법이다(Morawska, et al., 2020). 공조기나 공기청

정기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제안되고 있지만 필터 

성능이나 기류에 의한 확산 우려가 있는 일부 있

는 상태이다(Ham, 2020). 한편 394개의 논문을 조

사하여 병원에서 적절한 필터 방식의 공조기를 운

영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의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Mousavi et al., 2021). 헤파필터가 설치된 공

기청정기 역시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유용한 관리 

수단이라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Zhao et al., 2020; 
Christopherson et al., 2020).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감염 전파의 

우려가 높을 수 있다(Kim et al, 2021). 본 연구에

서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 

지하철에 대해 지하역사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기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10 ㎛ 이하의 비말핵 입자를 대상으로 지

하역사 승강장에 감염자가 존재할 때 바이러스 농

도를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공조기와 공기청정기의 사용여부에 

따른 승강장에서의 농도 변화와 그에 따른 바이러

스 노출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결과

2.1 비말 액적 크기와 비말 내 바이러스 농도

비말 액적의 크기와 발생 농도는 사람이 숨쉴 

때, 말할 때, 기침 할 때 그리고 재채기할 때 등 상

황에 따라 다르고 주변 온도와 상대습도에 따라서

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상적인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비말 액적의 크기는 대략 50 – 150 ㎛ 
정도로 알려져 있다(Xie et al., 2007). 말하거나 기

침할 때 1.6, 2.5 및 145 ㎛ 및 1.6, 1.7 및 123 ㎛
의 세 크기 모드에서 액적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

과가 있다(Johnson et al., 2011). 말할 때는 1-10 ㎛, 
기침할 때는 1-10 ㎛와 100-1000 ㎛ 크기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mith et al., 2020). 
10 ㎛ 이하의 작은 크기 영역에서는 독감 환자에

게서 0.35-9 ㎛ 영역의 액적이 발생하고 주로 대부

분 0.35-2.5 ㎛에서 수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Lindsley et al. 2012), 기침할 때 1-10 ㎛ 영역대와 

0.3 ㎛ 이하 영역에서 비말 액적이 관찰되고 수농

도로 0.3 ㎛ 이하가 대부분인 연구(Lee et al., 2019), 
말할 때 약 4 ㎛ 크기가 다수 발생한다는 연구

(Stadnytskyi et al., 2020), 말할 때나 숨쉴 때 0.8 ㎛ 
크기로 다수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Morawska et 
al. (2009). 여기에서 100 ㎛ 이상의 비말 입자는 

중력에 의해 쉽게 침강을 하므로 공기 감염보다는 

비말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대적으로 작은 10 ㎛ 이하의 비말의 경우는 공기 
중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부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공기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10 ㎛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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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에 대해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특히 Lee et al. 
(2019), Johnson et al. (2011) 및 Stadnytskyi et al. 
(2020)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건조된 비

말핵 입자를 대략 0.3 ㎛의 경우와 3 ㎛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최근 연구에 의

하면 비말 내에는 증발하기 어려운 전해질, 효소, 
DNA, 백혈구 등을 질량분율로 1-5% 정도를 포함

하고 있어 최종 비말핵의 크기는 초기 비말 크기

의 약 1/5-1/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tadnytskyi et al., 2020). 즉, 4 ㎛ 크기의 비말

핵의 경우 초기 액적 크기는 12 ㎛에서 21 ㎛ 크

기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최종 비말핵의 크기는 초기 비말 크기의 1/4 수

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 개수가 비말 1 ml 당 평균 7 x 106 copies, 
최대 2.35 x 109 copies인 것으로 보고되었다(Wölfel 
et al., 2020). 3 ㎛ 크기의 비말의 경우 초기 비말 

크기가 12 ㎛ 정도로 예상되므로 평균적으로 비말 

한 방울 내의 바이러스 개수는 6.33 x 10-3 개이고 

최대의 경우 2.13개까지 이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말 한 방울 내에 바이러스 개수 6.33 x 10-3 개는 

12 ㎛ 액적이 158개 존재할 때 그 중 한 개가 바이

러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적은 양이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말할 때 초당 
2,300개의 액적이 생성된다고 할 때 바이러스 개수

는 분당 1000개 정도 발생시킬 수 있고(Stadnytskyi 
et al., 2020) 슈퍼 전파자의 경우 이보다 100배 많

은 분당 100,000개까지도 생성시킬 수 있으니

(Prather et al., 2020)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할 때 바이러스를 분당 

103, 104 및 105 개 배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해 

보았고, 숨쉴 때는 말할 때의 1/10의 수준으로 비

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1시간 동안 

90% 숨쉬고 10% 말한다고 가정하면 3 ㎛ 크기의 

비말에 의한 1시간 당 바이러스 발생량은 평균적

으로 약 104 개, 슈퍼 전파자의 경우 106 개까지도 

될 수 있다.
한편 0.3 ㎛의 비말핵의 경우 초기 액적크기가 

1.2 ㎛ 정도에 해당하고 이는 12 ㎛ 비말 부피의 

1/1000에 해당하므로 비말 한 방울 내의 바이러스 

개수는 6.33 x 10-6개이고 이는 약 15만개의 비말 

중 하나가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0.3 ㎛ 비말핵의 농도가 3 ㎛ 보다 50배 

정도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Lee et al., 2019) 바이

러스 발생 개수는 1/20이 되므로 0.3 ㎛ 입자에 의

한 바이러스 발생량은 평균 5 x 102 개, 슈퍼 전파

자의 경우 5 x 104 개로 설정할 수 있다.

2.2 비말 액적 크기와 비말 내 바이러스 농도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한 지하역사인 A역사를 

대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A역사의 공조기에는 
MERV 10둥급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였다. 
참고로 MERV 10등급은 최소효율 곡선에서 1-3 ㎛ 
입자를 50-65%, 3-10 ㎛ 입자를 80% 이상 처리하

는 필터이다(ASHRAE 52.2, 2017). 그림 1은 실제 

A역사의 공조기 전후단에서 필터에 대해 입경별 

집진효율을 본 연구진이 직접 측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0.3 ㎛부터 입경이 커질수록 입자의 포

집효율이 증가하고 3 ㎛ 이상에서는 거의 90% 이

상의 포집효율을 나타내었다. 입자 크기 구간별로 

살펴보면 0.3-10 ㎛ 영역에서 34.5%, 1.0-3.0 ㎛ 영

역에서 79.8%, 3.0-10 ㎛ 영역에서 99.1%를 나타내

고 있어 MERV 10이 아닌 MERV 11 등급 수준의 

필터 성능을 나타내었다. 참고로 MERV 11등급은 

최소효율 곡선에서 0.3-10 ㎛ 입자를 20% 이상, 
1-3 ㎛ 입자를 65-80%, 3-10 ㎛ 입자를 85% 이상 

처리하는 필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결과

를 이용하여 공조기의 필터 성능으로서 0.3 ㎛ 크

기에 대해서는 20%, 3.0 ㎛ 크기에 대해서는 90%
를 사용하였고, 공조기에 필터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와도 비교해 보았다.

Figure 1. Collection efficiencies with particle size for an 
air filter used in HVAC in A subway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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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하역사 승강장 적용 이론식 도출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조기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대전 A역사의 개략도를 나타

내고 있다. 지하철 승강장의 크기는 승강장의 한 

면만을 고려하여 전체 승강장 크기 4,800 ㎥의 반

인 2,400 ㎥으로 한정하였다. 공조기 유량 또한 전

체 승강장 공조기의 공급 유량 32,000 ㎥/h의 1/2인 

16,000 ㎥/h로 설정하였고 내부순환율은 0.8(즉, 외기 
20% 도입)로 진행하였다. 공기청정기는 CADR (clean 
air delivery rate) 기준으로 17.9 ㎥/min (=1,074 ㎥
/h), 소비전력 71 W의 공기청정기를 10대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식 (1)은 바이러스 농도에 대한 질량 밸런스 식

을 보여주고 있다.

       
    (1)

여기서 C는 지하철 승강장 내 바이러스 농도 

(virions/㎥), C0는 외부의 바이러스 농도 (virions/
㎥), V는 승강장 부피 (㎥), QOA, QRA, 및 QEA는 각

각 공조기의 외기 도입량과 실내공기 회수량 및 

외부로의 배기량(㎥/h), 는 공조기 필터의 집진효

율(-), CADR은 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h), N
은 공기청정기 대수, 은 침착에 의한 손실(h-1), 

와 는 기밀 누설에 의한 외부 공기의 침투 

및 내부 공기의 유출 손실(h-1), P는 투과율, S는 단

위 시간당 내부 바이러스 발생량(virions/h)을 의미

한다.
공조기는 주로 QOA=QEA이고, 내부순환율이 χ일 

때 QRA-QEA=χQRA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외부의 

바이러스 농도 C0는 0이고, 와 는 같다고 

가정하면 식 (1)은 아래의 식 (2)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2)

2.4 지하역사 승강장의 공기 침투 손실의 산출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부 공기의 침투 손실 

는 기밀도에 의한 영향이므로 외기 PM2.5 농도 변

화에 따른 승강장 내의 PM2.5의 농도 변화로부터 

추정해 보았다. 공조기나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발생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에서 C와 C0는 바이러스 농도가 아니라 승

강장과 외기의 PM2.5 농도(㎍/㎥)이다. PM2.5의 침착

손실 는 0.1에서 0.49 h-1의 범위를 갖는 기존 

연구 결과(Xiang et al., 2021)를 토대로 0.3 h-1로 

가정하였고 투과율 P는 1로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그림 3은 실제 지하역사 A역의 승강장에서 공조기

를 운전시키다가 중단시키고 외기 농도에 따른 

PM2.5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4회에 걸쳐 측정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조기 가동으로 외기 농도 

19.3–25.8 ㎍/㎥ 보다 30-37% 감소된 농도 조건에

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외기 농도와 비슷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내부 오염발생

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외기 미세먼지가 승강장

으로 유입되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회의 실험 결과에 대해 식 (3)에  = 

2.3, 2.5, 3.3 및 3.8 h-1을 사용하였을 때 실험 결과

가 이론적으로 얻은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열차풍 

또는 기밀 누설에 의한 손실은 2.3-3.8 h-1 범위 정

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이론 해석에서는 4회

의 평균값인   = 3.0 h-1을 사용하였다.




   

       
   




  



Figure 2. A schematic to simulate an A subway 
station equipped with the HVAC system 
and air clea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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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M2.5 increase with time for a platform in 
A subway station when a HVAC system 
(flowrate 32,000 ㎥/h) is turned off.

2.5 지하역사 승강장의 바이러스 농도 해석

지하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바이러스 입자 발생

량 S는 3 ㎛ 크기에서 104, 105 및 106 virions/h, 0.3 
㎛ 크기에서는 5 x 102, 5 x 103, 5 x 104 virions/h
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고 승강장에 감염자가 동

시에 1, 3, 및 5명이 존재할 때도 고려해 보았다. 
비말 입자의 침착에 의한 손실 는 3 ㎛ 크기에

서 1.5 h-1, 0.3 ㎛ 크기에서 0.05 h-1로 설정하여 계

산하였다(Shaughnessy and Sextro, 2006).
그림 4는 공조기와 공기청정기를 모두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자가 발생시키는 3 ㎛ 비말 액적

에 의한 승강장에서의 바이러스 농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승강장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존재

할 때 평균 수준(7 x 106 copies/ml)으로 바이러스

를 배출한다고 하면(즉 S = 104 virions/h) 그 발생 

농도는 1시간 동안 배출하더라도 1 ㎥ 당 평균 1
개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강장이 
충분히 크고 기밀 저하에 의한 환기 효과()도 3 

회/hr 정도 되어 1명의 감염자로 인해 발생하는 바

이러스 농도는 매우 미약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슈퍼 전파자가 1명 존재할 때(S = 106 virions/h)에
는 1시간 후에 평균 91 virions/㎥ 정도로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슈퍼 전파자가 5명이 동시에 존재

할 때에는 1시간 후에 평균 458 virions/㎥ 까지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그림 4와 같이 승강장에서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배출할 때 비감염자 1명의 바이러스 

노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호흡량으로 성인 기준으

로 0.6 m3/h를 사용하였다(Repace et al., 2006). 평

균 수준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감염자가 승강장

에 1명 존재할 때에는 비감염자의 평균 바이러스 

노출량이 1시간 동안에도 1개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슈퍼전파자가 1명, 3명 및 5명이 존재할 

때에는 비감염자의 1시간 동안 누적 평균 노출량

이 각각 43개, 130개 및 217개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통 승강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야 

10분 정도 되므로 실제 평균 노출량은 이의 6.3% 
이하인 3개, 8개 및 14개 이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Figure 4. Simulation results of virion concentration 
changes in an A subway station platform 
with infected persons (3 ㎛ droplets).

Figure 5. Simulation results of accumulated virus 
exposure quantity on a uninfected person 
in an A subway station platform with 
infected persons (3 ㎛ droplets).

그림 6은 0.3 ㎛ 비말이 바이러스의 전파의 주요 

매개체라고 가정할 때 감염자들이 발생시키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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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말에 의한 승강장에서의 바이러스 농도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러스 발생량이 3 ㎛의 1/20 
정도이므로 승강장에 누적되는 농도도 슈퍼 전파

자가 1명에서 5명까지 존재할 때조차 수 개에서 

수십 개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비감염자의 평균 노

출량 또한 1시간 동안 많아야 14개 정도이고 10분 

동안에는 1개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러스 발생량과 노출량을 고려할 때 감

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말은 0.3 ㎛ 보다는 1-5 ㎛
의 크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 Simulation results of virion concentration 
changes in an A subway station platform 
with infected persons (0.3 ㎛ droplets).

그림 7은 슈퍼 전파자가 승강장에 5명이 존재하

는 경우(S = 5 x 106 virions/h)에 대해 공조기나 공

기청정기를 적용했을 경우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

을 경우와 바이러스 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공조기와 공기청정기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의 승강장 내의 바이러스의 평균농도는 10분 기

준으로 244 개/㎥, 60분 기준으로 458 개/㎥이었고, 
필터가 없는 공조기를 운행했을 때에는 10분 후 

222 개/㎥ 및 60분 후 356 개/㎥로 줄어 9% 및 22% 
저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MERV 11 등급의 

필터가 설치된 공조기를 운행했을 때에는 10분 후 

163 개/㎥, 60분 후 196 개/㎥가 되어 각각 33% 및 

57%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CADR 1,074 
㎥/h의 공기청정기 10대를 사용했을 경우 10분 후 

180 개/㎥, 60분 후 232 개/㎥가 되어 각각 26% 및 49%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조기에 MERV11 
등급의 필터를 사용할 경우 3 ㎛ 크기의 비말 입

자를 90% 정도 처리할 수 있어 3,200 ㎥/h의 외기 

유입에 의한 환기 효과 3,200 ㎥/h / 2,400 ㎥ = 

1.33 h-1, 12,800 ㎥/h의 재순환 공기의 필터링에 의

한 공기청정 효과 12,800 ㎥/h × 0.9 / 2,400 ㎥ = 
4.8 h-1가 더해져 약 6.13 h-1의 환기 효과를 나타내

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1,074 ㎥/h x 10 대 / 2,400 
㎥ = 4.48 h-1의 공기청정 효과를 나타내어 공조기

에 의한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공조기(6.13 h-1)와 공기청정기(4.48 h-1)를 모두 

동시에 운행하였을 때에는 10분 후 126 개/㎥, 60분 
후 138 개/㎥가 되어 공조기나 공기청정기 비사용 

대비 각각 48% 및 70%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7. Simulation results of virus concentration 
changes in the A subway station 
platform with five super spreaders for 
various air purifying methods.

그림 8은 그림 7의 경우에 있어서 비감염자 1명

의 바이러스 노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공조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비감염자의 노출량은 10분 후에 14개, 60분 후에 

216개이었고, 필터 없는 공조기를 가동했을 때에는 

10분 후에 13개, 60분 후에 178개를 나타내어 노출

량을 각각 6%, 18% 줄일 수 있었다. MERV 11 필

터의 공조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10분 후에 10개, 
60분 후에 106개를 나타내어 노출량을 24%, 51% 
줄일 수 있었고, 공기청정기를 10대 사용했을 때에

는 10분 후에 11개, 60분 후에 124개를 나타내어 

노출량을 19%, 43%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공조기

와 공기청정기를 모두 적용했을 때에는 10분 후에 

9개, 60분 후에 77개로 나타나 노출량을 36%에서 

64%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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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imulation results of accumulated virus 
exposure quantity on the uninfected 
person in the A subway station platform 
with five super spreaders for various air 
purifying methods.

3. 고찰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최소 노출량

(minimum infection dose)은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100개 정도라고 예상하는 논문(Hussain 
et al., 2020)이나 100개 보다는 크지만 H1N1 바이

러스의 700개 보다는 작을 것으로 추정하는 논문

이 있는 정도이다(Karimzadeh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평균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

하는 감염자가 다수 존재할 때 공조기나 공기청정

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하역사의 큰 공간과 3 
회/h 정도의 외부공기 침투 효과로 인해 바이러스 

노출량은 1 시간이 지나더라도 수 개 수준으로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승강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10분 이하로서 바이러스에 노출

될 확률은 1 시간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지므로 지

하역사 승강장에서 공조기나 공기청정기 사용여부

에 상관없이 바이러스 감염 확률은 매우 낮은 것

으로 해석이 되었다. 바이러스를 평균 보다 100배 

이상 배출하는 슈퍼 전파자가 3-5명 정도가 1 시

간 정도 승강장에 동시에 체류할 때에나 바이러스 

노출량이 비로소 100-200개 이상을 나타내어 바이

러스 최소 노출량 수준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승강장

에서 체류시간이 1 시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

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바이러스 노출량은 많아야 

수 개에서 수 십개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이

러스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

는 상황이라면 이 노출량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하역사의 승강장에서는 공조기나 공기

청정기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이러스 노출에 

의한 감염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역사의 대합실이나 지하역사와 연결된 지하상

가의 경우에서는 1 시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체

류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

조기나 공기청정기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공간에서 

바이러스 노출량이 100개 이상 되는 상황이 되었

을 때 필터가 설치된 공조기와 공기청정기 운전을 

통해 100개 미만으로 노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은 매우 의미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

구의 경우 지하철 승강장에서 실제 바이러스 농도

를 측정한 결과가 아닌 질량 밸런스 식을 통한 시

뮬레이션 결과로, 감염자가 배출하는 비말이 공기 

중에 급속히 확산하여 균일하게 섞인 상태를 가정

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국부적인 영역에서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과 

승강장내 기류 영향에 따른 바이러스 농도 변화 

조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공조기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승강장에서의 바이러스 

농도와 노출량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의 한 지하역사

에 대해 공조기에 설치된 에어필터의 포집효율을 

직접 측정하였고, 공조기 가동 전후의 미세먼지 농

도 변화를 통해 승강장에서의 공기 침투 손실(기
밀 저하에 따른 환기 효과)을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론식을 도출하여 필터 없는 

공조기를 사용할 때, MERV 11 등급 필터의 공조

기를 사용할 때, CADR 17.9 ㎥/min의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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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대 사용할 때, 공조기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할 때에 대해 바이러스 농도와 노출량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를 공조기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1시간 동안 바이러스 노출량

을 각각 6%, 51%, 43% 및 64%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감염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승강장에서의 바이러스 노출량

은 수 개 이하로서 공조기나 공기청정기 사용 여

부와 관계없이 그 개수가 미미하였고, 슈퍼 전파자

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승강장에서의 체류 시간이 

짧으므로 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지하역사 대합실이나 지하상가 등의 실내 

공간에서는 공조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슈퍼 전파자가 존재할 때 1 
시간 이내 바이러스 노출량이 수 백 개 수준까지

도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 공조기와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백 개 이하 수준으로 노출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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