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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피부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포함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세포와 공존하고 있으
며, 최근 피부 및 화장품 분야에서 피부 미생물 구성물과 피부 건강,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우 다양하며, 피부에서 구성비나 서식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피부의 영
양을 공급하거나 경쟁자인 병원균의 증식을 제한하고 있지만,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병원균의 균형이 깨
지면 면역 항상성의 파괴에 기여하고 피부 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 피
부에 공생관계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과 연구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에 도움
이 되는 바이오틱스 소재에 관한 산업동향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피부 마이크로바
이옴 시장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프로피오니박테리움아크니스

  Abstract : On the skin, the microbiome, which includes bacteria, viruses, and fungi, coexist with 
human cells. Microbiome cosmetics are being developed actively in the field of skin and cosmetics 
recently. The skin microbiome is very diverse, and although the composition ratio and habitat are 
different, it nourishes the skin or restricts the proliferation of pathogens, which are competitors, 
through interactions in various ways. However, if the balance is broken, it can contribute to the 
destruction of immune homeostasis and lead to the development of skin diseases. Accordingly, this 
paper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the skin microbiome market, which has great future growth 
potential, by understanding the role and research trends of the skin microbiome, which is a symbi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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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ith our skin, and by examining industrial trends in biological materials that help the 
microbiome balance.

Keywords : Microbiome, Skin microbiome, Microbiome cosmetic,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Cutibacterium acnes.

1. 서 론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을 뜻하
는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와 유전체를 의
미하는 게놈(gen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과 유전자의 총합’을 의미
한다[1].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에서 체
중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면
역작용과 대사작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95%는 대장을 포함한 소
화기관에 존재하는데 호흡기, 생식기, 구강, 피부 
등에도 널리 분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장기’라고도 부르고 있
다[2, 3]. 
  피부는 신체 구조 중 최외각에 위치하고 있으
며, 인체의 가장 큰 기관으로써 물리적, 화학적 
장벽 기능과 함께 인체 내부의 수분과 전해질의 
소실을 막아주는 투과 장벽 기능을 수행하는 중
요한 기관이다[4]. 피부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포함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세포와 
공존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미생물 군집이 피
부 장벽 기능의 형성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 밝혀지면서, 피부 장벽 기능의 구성원으로서 
각질층과 약 산성막 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의 세
균층 (microbiota)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5, 6].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기
본적인 역할은 면역체계 가동으로 인한 피부 질
환의 자연 치유와 피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pH, 온도, 수분량, 피지량 등이 피부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
다[7-9].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미생물 다양
성과 질병 중증도 사이의 잠재적인 관계가 처음
으로 밝혀진 이후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과 연구에서 중요하고 매력적인 분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드름 피부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성분 
개발의 노력으로 시작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노화 방지 및 민감성 피부와 같은 거의 모든 영
역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5, 10, 11]. 

  이렇듯 연구가 거듭되며 피부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의 미
생물은 감염(infection)을 일으키는 병원균
(pathogen)으로 주로 인식되어 피부질환에 영향
을 주는 유해균의 문제로만 보았다면 마이크로바
이옴의 관점으로 적용하여 유익균의 부재(不在)
와 미생물의 적정 비율, 적정 상호작용, 균형상태
가 피부 건강 및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역
할의 범위를 확장하여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화장품과 같은 피부관리 제품들이 피부 미
생물의 균형에 대한 영향을 주는 형태로 변화하
고 있는 추세이며 화장품을 통해 유익한 미생물
을 증대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접근 방법
이 신제품 출시에 확산되고 있다[12]. 또한 최근 
전 세계가 COVID-19 바이러스로 소비자들 사
이에서 건강과 기능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산되
고 환경적 요인 때문에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
한 인식이 미를 추구하는 것에서 기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이와 관련된 화장
품과 뷰티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과 시장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피부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유지하는 요인을 조사하
가 위하여 구글 학술 검색(www.scholar.google. 
co.kr)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www.riss.kr),  
Pubmed(www.pubmed.ncbi.nlm.nih.gov), 
ScienceDirect(www-sciencedirect-com)를 통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년 간의 학위논문
과 국내학술논문, 학술지, 해외학술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주제어별 검색 
건수는 “skin microbiome” 1,081건,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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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me composition” 1,455건, “microbiome 
cosmetics” 2,523건 “skin microbiome biotics” 
1,081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14건, Skin 
Microbiome for Cosmetic Application 14건으로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되거나 본 연구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한 46개의 문헌을 최종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들은 크게 피부 마이크
로바이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
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4가
지로 나누어 피부에 작용하는 요인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고, 피부에 상재 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하
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피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 위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시장에 
대한 동향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언론기사 및 해
외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에는 다
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며 피부장벽 기능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피부면역 반응을 자극하거나 교
육할 수 있고 피부 세포들의 분화 및 재생에 관
여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기전을 가짐으
로써 생리학과 병리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10, 12].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
은 대부분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Actinobacteria가 36-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Firmicutes 24-34%, Proteobacteria 
11-16%, Bacteroidetes 6-9% 등의 순서로 구성
되고 있다[8, 13-15]. 건강한 성인의 피부 미생
물 군집의 구성은 주로 피부의 부위별 생리에 따
라 다르며,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혹은 피지분비가 
많은 등의 미세 환경과 관련하여 박테리아의 수
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지가 많
이 분비되는 부위는 친유성인 Propionibacterium 
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Staphylococcus 및 
Corynebacterium 종과 같은 습한 환경에서 번성
하는 박테리아는 팔꿈치와 발의 구부러진 부분을 
포함하여 피부의 습한 부위에 다수를 차지하였고, 

Malassezia 속의 진균류는 몸통과 팔 부위에 우세
한 반면, 발 부위에는 Malassezia spp., Aspergillus 
spp., Cryptococcus spp., Rhodotorula spp., 
Epicoccum spp.의 보다 다양한 진균류가 지배 
종으로 발견되고 있다[16, 17]. 
  피부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 거주지역, 환경 오염 수준, 일상적
인 활동 수준, 개인 위생 등과 같은 개인의 환경 
요소, 음식 선택, 스트레스 수준, 약물 복용 등의 
개인의 식습관 및 생활 방식이 피부의 마이크로
바이옴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18], 다양한 방법으
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는 유익균에 의한 작
용은 패턴을 인식하는 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해 
면역을 형성하며, 피부 생리를 유지하기 위한 뚜
렷한 지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에 공
생하는 포도상구균 종은 면역 반응 경로를 활성
화시켜 면역 장벽을 강화하여 병원성 감염을 예
방할 수 있고, Toll-like receptor(TLRs)의 활성
화를 유발하여 상처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이렇듯 피부에서는 
면역체계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의 끊임없
는 상호작용을 하며 강력한 병원균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재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마
이크로바이옴과 병원균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피
부 방어막이 무너지고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
다[20, 21]. 피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박테
리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3.2.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바이오틱스의 관계 

  피부에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와 다른 미생물 군으로 구성되며,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류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
스트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가 대표적으로 알려
져 있다. 

  3.2.1.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WHO 정의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적절
한 양을 숙주에게 투여했을 때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말한다[22, 
23]. 다양한 박테리아 중에서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Streptococcus, Bacillus 및 
Enterococcus 종은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로 
간주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L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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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obacteria Firmicutes Proteobacteria Bacteroidetes Fungi

Actinomyces Aerococcus Acidovorax Chryseobacterium Aspergillus
Brevibacterium Bacillus Acinetobacter Prevotella Aureoumbra
Cellulomonas Enteroccocus Aeromonas Porphyromonas Candida

Cellulosimicrobium Eubacterium Agrobacterium Sphingobacterium Cyanophora
Corynebacterium Finegoldia Alcanivorax Cryptococcus

Cutibacterium Gemella Aurantimonas Epicoccum
Dermabacter Granulicatella Bradyrhizobium Epidermophyton

Detzia Staphylococcus Enhydrobacter Gracilaria
Kocuria Streptococcus Enterobacter Leucocytozoon

Micrococcus Veillonella Escherichia Malassezia
Corynebacterium Haemophilus Nannizzia
Propionibacterium Halomonas Nephroselmis

Pseudonocardia Idiomarina Parachlorella
Rothia Imtechium Pyramimonas

Klebsiella Pycnococcus
Marinobacter Rhodotorula

Moraxella Tilletia
Neisseria Trichophyton

Paracoccus Zymoseptoria
Pasteurella
Pelomonas

Pseudomonas
Rasbo
Serratia

Sphingomonas
Stenotrophomonas

Haematobacter
Paracoccus

Table 1. Many of the skin commensals generally found on healthy human skin Bacterial phyla 

bacillus)과 바이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미생물이다. 프로바
이오틱스는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과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4], 특히 피부 장벽 약
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연
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
구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중 Lactobacillus GG균, 
Rhamnosus균, Bifidus균 등은 아토피 피부염 환
자에서 지나치게 항진된 Th2 사이토카인을 억제
하고 저하된 Th1 사이토카인을 증진시켜 면역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5, 
26], 그 밖에도 마우스에서 표피 증식 및 건선과 
유사한 피부 염증에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인 
Lactobacillus pentosus (L. pentosus) GMNL- 
77의 경구투여가 홍반성 인설 병변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TNF-alpha, IL-6, and the 
IL-23/IL-17A 와 관련된 사이토카인, IL-23, 
IL-17A/F, and IL-22를 포함한 전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mRNA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밝혀져 건선의 치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용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7].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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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actobacillus의 항산화효과[28], 항주름효과
[29], 뮤신 분비로 피부 장벽 기능 개선[30], 여
성의 비만호르몬과 염증성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31]에 대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3.2.2.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프리바이오틱스는 일종의 비 소화성 섬유화합
물이면서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사용하는 
물질로 일상에서 섭취하는 야채, 과일 등의 식물
성 식품에 함유되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영양
분을 의미하고 있으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한 
정상피부 미생물의 성장 활동을 자극하고, 프락토
올리고당과 같은 탄수화물이 피부 건강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프리바이오틱스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에서 유산균의 성장과 활성을 선택적으
로 자극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산균의 수
와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숙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글루코오스, 
갈락토오스, 프락토오스, 자이로오스 단위로 이루
어진다. 그 종류로는 자일로올리고당(xylo- 
oligosaccharides; XOS), 락툴로오즈(lactulose), 
이소말토올리고당(isomaltooligosaccharides; 
IMO), 대두올리고당(soyoligosaccharides; SOS)
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33, 34]. 

  3.2.3.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포함하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류인 프리바이오틱
스 등을 대사 하여 만들어 내는 최종 분자 대사
산물인 생명물질로 천연 항생물질, 20여 가지 복
합아미노산, 미네랄, 천연비타민, 오메가3, 신경전
달물질, 천연호르몬, 덱스트린 등을 포함하는 기
능성 생리 화합물이다[35].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사산물은 염증과 산화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피
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세포에 처리 후 세포
생존력과 에너지 증가, 인볼루크린(involucrin), 
필라그린(filaggrin)로 인해 표피층의 두께가 증가
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36, 37]. 이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의 
표피층을 강화하고 환경요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피부장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3.2.4.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신바이오틱스(synbiotics)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혼합물로 단일제제로 혼합된 
것을 말하며, 신바이오틱스로 개발되는 의약품이
나 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각
각의 효과가 동시 나타나 두 요인의 시너지 효과
가 발생하는 장점이 검증되고 있는 추세이다[38, 
39]. 최근 연구로는 셀레늄 나노입자와 신바이오
틱스를 결합한 국소용 크림을 제조하여 적용한 
것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일광화상
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40], 국소 아토피치료로 신바이오틱스를 
적용하여 아토피환자의 quality of life (QoL) 점
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SCORAD)는 상당히 감소하여, 신바
이오틱스의 피부 적용이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41].

3.2.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뷰티산업 동향과 

발전 가능성

  최근 피부 미생물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 조사
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산업에서도 관련 연구를 
필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글로벌 헬스케어 및 
퍼스널케어 기업들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상용
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용목적의 피
부 마이크로바이옴 뷰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10, 42], THE 
BRAINY INSIGHT에 따르면 전 세계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품 시장은 2022년 4,571만 달러 규
모였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 6.59%로 성장, 시장규모는 7,616만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장 조
사기관인 민텔(Mintel)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
옴’ 키워드를 내세운 스킨케어 제품의 수가 2019
년 기준 전년대비 57.4%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한 화장품 키워드 검
색으로 ‘발효’, ‘효소’, ‘유산균’ 등의 단어가 상위
를 기록됨에 따라 뷰티산업의 화장품 관련 업계
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다[43, 44]. 
기존의 화장품에는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성 화학물질과 보존제, 유화제 등의 제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여러 번 
세안 후에도 피부 표면에 남아 피부 미생물의 균
형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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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제품 개발의 
접근방식은 ‘좋은’ 박테리아가 제거되는 것을 방
지하거나 프리바이오틱스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첨가하여, 세정 후 제거된 ‘좋은’ 박테리아를 복
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및 제품과 관련
하여, LG생활건강은 7가지 프로바이오틱스와 파
라프로바이오틱스 캡슐을 함유한 두피제품을 출
시하였고, 코스맥스는 2019년 항노화 마이크로바
이옴 화장품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피부 보호 및 
진정작용의 마이크로코쿠스 용해물과 바실러스 
발효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 성분을 개
발하였다. 원료 회사인 현대바이오랜드는 제주용
암해수를 활용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특허
를 획득하였고, 아이오페, 헤라, 일리윤, 메디힐, 
닥터자르트, AHC 등 다수의 화장품 기업과 일동
제약, 종근당건강, 한미약품, 동아제약, 동국제약 
등의 제약회사 등의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하여 
연구 및 제품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 관련 제품으로 La Roche Posay는 
Prebiotic Thermal Water라는 온천수를 화장품에 
적용하여 피부 미생물총 구성을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증대함으로써 피부의 예
민함을 관리하면서 피부 보습 및 피부장벽의 개
선을 위한 성분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SK-II는 PITERA라인의 제품에 발표 효모 추출
물을 피부 보습유지와 항노화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크리니크는 Lactobacillus 추출물을 특허 
등록하였고 피부 장벽의 재생 및 피부 자극 경감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피부 장
벽 강화를 위한 유산균 발효 용해성분, 두피 장
벽 강화를 위한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 용해성분 
15종을 각각 스킨케어와 두피케어 제품에 적용하
고 있다. 본 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국내의 마
이크로바이옴 관련 화장품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품 시장은 미래의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4. 결 론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층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들은 피부 면역반응과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측면에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부마이크
로바이옴은 매우 다양하고 피부에서 구성비나 서
식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
용을 하며 피부의 영양을 공급하거나 경쟁자인 
병원균의 증식을 제한하고 있으며, 피부마이크로
바이옴과 병원균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 항상성의 
파괴에 기여하고 피부 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발효문화에 익숙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마이크로바이옴을 다루는 기술은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마이크로바이옴을 활
용한 지속 가능하며 자연주의 친환경 맞춤형 화
장품의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수요와 시장의 형
성을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원료에 대한 효능
이 입증되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형성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실
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은 미생물 생균을 바로 배합하는 것이 불법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의 피부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없으나,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생균을 
배합한 화장품을 출시하며 해당 국가 화장품 산
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도 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품과 관련해서 유산균 배합에 대해서
는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시장의 선점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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