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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accuracy of cardiac compression, fatigue, and physiological 

changes of the rescuer for different mask type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Data collection 

was from 9 to 12 May 2022,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24 paramedic students with a BLS 

provider at D University. The students participated in an experiment in which 12 students each wore a 

surgical mask (Dental mask) and a fine particle 94% blocking mask (KF94 mask) and performed CPR 

for 2 minutes over a total of 7 t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analysis of the quality of the 

rescuer's chest compression according to the type of mas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ression speed (F=24.91, p<.001) and bad compression hand position (F=14.54, p=.024) in the group 

wearing the KF94, Fatigu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he Dental mask group (F=51.16, 

p<.001) and the KF94 mask group (F=63.49, p<.001). Among the physiological changes, heart rat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ntal mask group (F=34.79, p<.001) and the KF94 mask 

group (F=35.55, p<.001), and the respiratory rat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ntal 

mask group (F=25.02, p=.001) and the KF94 mask group(F=23.02, p=.002).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fficient chest compression and reduce the fatigue and physiological changes of 

rescuers, it will be necessary for rescuers to wear suitabl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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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Sung-Hwan Bang, Corresponding Author: Hyo-Suk Song
  *Sung-Hwan Bang (paramedic8@hanmail.net), Dept. of Special Warfare Medical Non-Commissioned Officer,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Hyo-Suk Song (blueeye1112@hanmail.net), Dept. of paramedici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Gyu-Sik Shim (sks9619@kornu.ac.kr), Dept. of paramedicine, Korea Nazarene University
  ***Hee-Jeong Ahn (ahj_p@kornu.ac.kr), Dept. of paramedicine, Korea Nazarene University
∙Received: 2023. 06. 22, Revised: 2023. 07. 21, Accepted: 2023. 07. 21.

Copyright ⓒ 2023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http://www.ksci.re.kr pISSN:1598-849X | eISSN:2383-9945



11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요   약]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시 착용하는 마스크의 유형에 따라 심장압박의 정확도, 피로도 및 생리학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는 2022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D대학교 응급구조과 재학생 중 BLS 

provider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총 2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술 마스크(Dental mask), 미세입자 

94%차단마스크(KF94 mask)를 각각 12명씩 착용하고 총 7회에 걸쳐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마스크 유형에 따른 구조자의 가슴압박의 질 분석에는 KF94를 착용한 그룹에서 압박속

도(F=24.91, p<.001),와 손의 위치불량(F=14.54, p=.02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피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Dental mask그룹(F=51.16, p<.001)과 KF94그룹(F=63.49,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심박동수를 살펴보면, Dental mask그룹(F=34.79, p<.001)과 

KF94그룹(F=35.55,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호흡수 측정결과에서도 Dental mask그룹

(F=25.02, p=.001)과 KF94그룹(F=23.03, p=.002)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현장활동의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시에는 효율적인 가슴압박의 정확도와 구조자의 피로도 및 생리학적 변화의 

감소를 위해서는 구조자의 유형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심폐소생술, 개인보호장비, 심장압박 정확도, 피로도, 생리학적 변화

I. Introduction

1. The Necessity of Research

COVID-19, 메르스, 사스 등 호흡기 매개 감염병의 주

기적인 발병으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는 매우 높아져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

제 했지만 마스크는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일상생활 용품

이 되어있다. 구급대원은 불특정 다수를 수없이 접촉하는 

대상군으로 감염병 의심 환자에게 출동 할 때는 현장 활

동 표준 지침[1]에 근거하여 Level D에 해당하는 PPE[2]

를 착용해야 하고 그 외 환자에게는 기본 PPE의 하나인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의 착용은 호

흡기 매개 질환으로부터 구급대원과 환자를 보호하는 역

할을 하지만 현장 활동 시 많은 신체적 움직임으로 인해 

급격한 호흡량의 변화가 발생 되었을 때 호흡에 방해 요

인으로 작용한다[3]. 특히 심정지 환자에게 출동 시에는 

연속된 신체활동으로 인해 원활한 호흡양의 유지가 필수

이나[4] 마스크 필터의 성능에 따라 흡입되는 산소의 양

에 차이가 발생하여 구급대원의 피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착용 시 불편감은 구조자의 답답함을 형성하

여 심리적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5]. 현장 

활동에 효율적인 마스크의 착용은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능률을 향상시키고 구급대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Level D에 해당하는 전신 PPE의 

착용과 구조자의 피로도 관계를 분석한 연구[6]가 있으나 

마스크의 유형에 따른 피로도와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마스크의 유형에 따라 심

장 압박의 정확도, 제공자의 피로도 및 생리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현장 활동에 적합한 마스크를 제

안하고자 한다.

2. Purpose of Research

본 연구의 목적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

술 시 안전보호구에 해당하는 마스크 유형에 따라 심장압

박의 정확도, 제공자의 피로도 및 생리학적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마스크 유형에 따른 가슴압박의 정확도를 파악한다. 

• 마스크 유형에 따른 가슴압박 제공자의 피로도를 파악

한다.

• 마스크 유형에 따른 가슴압박 제공자의 생리학적 변화

를 파악한다.

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이용하여 마스

크 유형 착용 방법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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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의 정확도, 피로도 및 생리학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

기 위한 유사 실험설계 연구이다.

2.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ng

본 연구의 대상자는 D대학의 Basic Life Support 

(BLS) Provider를 소지하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고,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중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평가를 통해 심장압박 정확도가 

95%이상으로 확인된 학생 최종 24명을 선정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시에는 24개의 번호표를 만들어 학생들

에게 뽑게하여 짝수 숫자를 뽑으면 Dental mask, 홀수 

숫자를 뽑으면 KF-94 mask를 착용하게 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Chest Compression Accuracy

가슴압박의 정확도 측정은 교육용 실습마네킹(Resusci 

Anne QCPR, Laerdal, Stavanger, Norway)으로 사용

하였으며, Fig. 1과 같은 모형으로 심장 압박률 깊이, 압

박 속도, 각 가슴압박에 대한 정확도 및 손 위치 불량 등

의 주요한 기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교육용 마네킹으

로 측정하였다.

Fig. 1. Resusci Anne QCPR, Laerdal, Stavanger, Norway

3.2 Subjective Fatigue

대상자의 가슴압박에 따른 주관적 피로도 측정은 

NRS(Numeric Rating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왼쪽 끝

에 0점이 ‘피로감 전혀 느끼지 못함’부터 오른쪽 끝에 10

점 ‘견디기 힘든 정도의 피로감’에 따라 대상자가 느끼는 

피로도를 측정하였다.

3.3 Physiological Changes

대상자의 생리학적 변화는 심박수, 호흡수 및 산소포화

도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심박수와 산소포화도 측정

도구는 MD300C26(주:태양메디텍)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4.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그룹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

증은 X2-test로, 마스크 유형에 따른 가슴압박의 정확도, 

피로도 및 생리학적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

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

고, 2분마다 측정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Tukey 방

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분석하였다.

5. Research Ethical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1041490-20210527-HR-004), 대상자들의 윤

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사전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통과된 

대상자들이 연구실험에 참여하였다. 또한 실험 연구 참여

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중단하거

나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실험연구

가 끝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III. Results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13명(54.2%), 남자 

11명(45.8%)으로 평균 연령은 19.66세였다. 비만도는 비

만이 11명(45.8%), 저체중이 9명(37.5%), 정상과 과체중

이 각각 2명(8.3%)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슴압박의 정확도

의 자신감에 대해서는 ‘자신있음’ 21명(87.5%), ‘자신없

음’ 3명(12.5%)이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함을 확인

하였다[Table 1].

2. Differences in Chest Compression Quality 

According to Mask Type

마스크 유형에 따른 가슴압박 정확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Dental mask와 KF 94 mask를 각각 착용

한 두 그룹에서 2분마다 교대로 7주기 가슴압박을 실시 하

였을 때 가슴압박 깊이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

았고, 압박속도에서는 KF94 mask를 착용한 그룹이 심장

압박 1주기 시 109.16±5.06를 보이다가 7주기에는 

105.16±4.7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4.91, 

p<.001). 가슴압박 위치불량에서는 KF94 mask를 착용한 

그룹에서 심장압박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치불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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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4.54, p<.024). 

3. Fatigue Difference According to Mask Type

마스크 유형에 따른 피로도 차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3]. Dental mask를 착용하고 심장압박을 실시

한 그룹에서 횟수가 증가할수록 피로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F=51.16, p<.001), KF94 mask를 착용한 그룹에

서도 심장압박 횟수가 증가할수록 피로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F=63.49, p<.001).

4. Differences in V/S According to Mask Type

마스크 유형에 따른 활력징후(V/S) 차이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4]. Dental mask를 착용한 그룹에서 

심장압박 횟수가 증가할수록 맥박수(F=34.79, p<.001)와 

호흡수(F=25.02, p=.00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KF94 

mask를 착용한 그룹에서도 심장압박 횟수가 증가할수록 

맥박수(F=35.55, p<.001)와 호흡수(F=23.03, p=.002)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IV. Discussion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KF94 마스크와 Dental mask를 착용한 상태에

서 2분씩 7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가슴압박에서 

가슴압박 깊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슴압

Characteristic Categories

Total

(n=24) 

Dental mask

(n=12)

KF94 mask

(n=12) X2 p

n(%) or Mean±SD+ n(%)

Age(Year) 19.66±.65

Gender
Male 11(45.8) 5(41.7) 6(50.0)

3.08 .079
Female 13(54.2) 7(58.3) 6(50.0)

Body mass index 

(BMI)

<18.5 9(37.5) 5(20.8) 4(16.7)

5.20 .277

18.5~22.9 2(8.3) 0(0) 2(8.3)

23~24.9 2(8.3) 2(8.3) 0(0)

≥25 11(45.8) 5(20.8) 6(25.0)

23.75±2.54

Confidence in 

chest compression 

accuracy

Confidence 21(87.5) 10(83.3) 11(91.7)
0.21 .640

Not confident 3(12.5) 2(16.7) 1(8.3)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24)

Variables Groups 1sta 2ndb 3rdc 4thd 5the 6thf 7thg

F

(p)

Tukey

Compr

ession 

depth 

(mm)

DM

(N=12)
58.16±2.16 58.75±1.13 57.75±1.05 58.50±1.78 55.83±8.59 60.50±9.18 58.41±1.44

3.38

(.759)

KF94

(N=12)
58.00±1.95 58.66±1.61 58.58±1.08 58.50±1.67 58.16±2.24 58.08±1.92 57.75±2.26

6.84

(.335)

Average 

rate

(n/min)

DM

(N=12)
106.33±5.54 104.16±2.85 102.58±1.92 103.91±4.64 104.91±4.75 103.75±5.42 103.83±5.68

11.75

(.068)

KF94

(N=12)
109.16±5.06 106.50±6.11 104.16±3.85 103.75±4.22 103.66±3.70 106.00±5.34 105.16±4.70

24.91

(<.001)

a>b>c/

a>d/

a>e/

a>f/

a>g

Abnorm

al 

placeme

nt(n)

DM

(N=12)
50.08±77.94 26.16±59.13 33.085±54.07 14.33±41.50 34.16±54.13 11.66±30.00 37.66±46.16

6.01

(.422)

KF94

(N=12)
47.08±89.05 35.25±63.18 37.33±63.80 42.75±64.59 69.25±81.09 59.25±90.45 75.75±94.08

14.54

(.024)

a>b,d

DM=dental mask; KF94=fine particle 94% blocking mask

Table 2. Comparison Quality of Chest Com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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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속도와 압박위치 불량 횟수에서는 KF94 마스크 착용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슴압박 속도는 KF94 착용 군에서 1주기 평균 109회

/분의 압박속도에서 마지막 주기에는 103회/분의 속도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고 Dental mask 착용 군

에서는 평균 106회/분에서 약 103회/분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가슴압박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 마스크 대상자들에게 연속된 가슴압

박을 수행 시켰을 때 주기가 반복 될수록 가슴압박 속도

가 증가 되었던 연구들[6-8]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가슴압박 주기가 반복될수록 가슴압박 속도

가 빨라진 것은 얕아지는 가슴압박 깊이를 보상하기 위한 

심리적 조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6].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훈련된 응급구조학과 학생 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KF94 착용만으로도 가슴압박 속도가 저하된 

것은 마스크의 여과 효과가 오히려 호흡 불편을 형성하는 

장애 요인[9]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답답함과 급격한 체력 

저하[10]를 유발 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압박위치 불량 횟수는 KF94 마스크 착용 군에서 

주기가 반복될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KF94 등급과 유사한 N95 마스크 착용이 

Dental mask착용에 비해 분당 환기율은 25.85%, 이산

화탄소 배출율은 17.7% 감소 시켰다는 연구 결과[11]가 

있다. 본 연구에서 KF94 착용 군의 압박위치 불량횟수가 

Variables Groups prea 1stb 2ndc 3rdd 4the 5thf 6thg 7thh F

(p)

Fatigue

DM

(N=12)
2.33±1.43 3.75±1.95 4.25±1.81 4.58±2.06 5.00±1.65 5.50±1.62 5.75±1.65 5.75±2.17

51.16

(<.001)

a>b>c>d>e

>f>g>h

KF94

(N=12)
3.00±1.34 3.50±1.62 4.16±1.33 4.58±1.50 4.91±1.31 5.33±1.49 5.83±1.46 6.33±1.55

63.49

(<.001)

a>b>c>d>e

>f>g>h

DM=dental mask; KF94=fine particle 94% blocking mask

Table 3. Comparison of Fatigue Between the Two Groups

        (N=24)

Variables Groups prea 1stb 2ndc 3rdd 4the 5thf 6thg 7thh F

(p)

HR

DM

(N=12)
81.25±10.03 120.00±16.86 121.33±17.08 129.41±15.29 131.41±25.68 133.33±19.91 132.08±27.12 126.91±24.60

34.79

(<.001)

b,c,d,e,f,g,h>a/

d,e,f,g,h>b/

f,g>c/

f>b,c

KF94

(N=12)
85.00±11.09 117.75±26.21 122.91±30.57 135.75±25.32 134.00±27.32 137.58±23.48 136.50±22.99 132..16±29.18

35.55

(<.001)

b,c,d,e,h>a/

f.g>a,b/

d,f,g>b

RR

DM

(N=12)
17.83±4.21 27.91±3.77 27.16±3.83 27.00±3.86 29.16±5.93 29.83±6.95 30.41±6.45 28.33±6.68

25.02

(.001)

b,d,e,f,h>a/

c,f>a/

e,f>b

KF94

(N=12)
18.66±3.52 26.75±5.37 26.16±7.30 29.00±6.79 29.66±6.65 30.00±6.76 29.16±7.69 31.00±11.83

23.03

(.002)

b,c,d,e,f,g,h>a

SPO2

DM

(N=12)
97.58±1.88 96.08±3.55 97.08±1.56 97.33±2.38 95.41±4.07 96.16±2.85 96.41±3.67 95.16±4.50

6.23

(.513)

KF94

(N=12)
97.16±2.51 96.58±2.60 96.33±1.96 94.83±2.85 95.00±3.83 94.83±3.15 95.00±1.95 95.91±2.19

11.86

(.105)

DM=dental mask; KF94=fine particle 94% blocking mask; HR=heart rate; RR=respiration rate; SPO2=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Table 4. Comparison of Physiological Change Between the Two Groups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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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평균 47회에서 7주기 평균 75회로 급격히 증가된 

것은 후반기로 갈수록 누적된 환기량 저하가 가슴압박 집

중력을 현저히 낮춘 결과로 판단된다[12].

셋째, Dental mask과 KF94를 착용한 그룹 모두에서 반

복된 가슴 압박에 따른 맥박수와 호흡수는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유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소하

는 결과를 보였다. 마스크의 유형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호

흡수와 심박동수가 증가한 것은 연속된 심폐소생술에서 

PPE착용 유무와 관계없이 활력징후가 증가한 선행연구

[13-15]와 같은 결과이나 산소포화도는 KF94 착용 군에서 

3주기 이후 평균 94-95%의 경미한 저산소증을 보이고 있

어 격렬한 신체 활동 시 KF94의 착용보다는 Dental mask

의 착용으로 적절한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는[16,17] 것이 

구조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마스크 유형에 따른 주관적 피로도 차이는 

Dental mask과 KF94 착용 군 모두에서 압박 횟수가 증

가할수록 피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주관적 피로도 

점수는 두 그룹 모두 1주기 구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

으나 Dental mask는 5주기 이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

던 반면 KF94 착용 군에서는 매 주기마다 0.5이상의 점

수 차이로 7주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로가 누적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 선행 연구에서 주관

적 피로도는 교대 인원의 수가 적을수록[18], 가슴압박 

지속시간이 길수록[19] 그리고 Level D 보호복을 착용했

을 때 피로도가 더 빨리, 더 높게 상승했다[6].

장시간 심폐소생술과 같은 격렬한 신체움직임 중 마스

크 착용은 호기 시 방출되는 습기로 인해 마스크 필터의 

여과율이 저하되고[20] 가중된 환기량의 저하를 유발해 

호흡 불편감과 답답함을 형성할 수 있다[21]. 따라서 

Dental mask를 착용하거나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교체하

여 호흡 편의를 증가시킨다면 급격한 주관적 피로도의 상

승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 KF94 마스크착용은 Dental mask 착용에 

비해 가슴압박 속도, 압박위치와 주관적 피로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감염병 의심 환자가 아니라면 Dental 

mask착용이 구급대원의 현장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Conclusions and Suggestions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시 착용하는 마스크의 유형에 

따라 심장압박의 정확도, 피로도 및 생리학적 변화의 차

이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2022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D대학교 응급구

조과 재학생 중 BLS provider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총 

2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술 마스크(Dental mask, 

DM), 미세입자 94%차단마스크(KF94 mask)를 각각 12명

씩 착용하고 총 7회에 걸쳐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마스크 유형에 따른 구조자의 가슴압박의 

정확도 분석에는 KF94를 착용한 그룹에서 압박속도와 가

슴압박 위치불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피로도를 분

석한 결과에서는 DM그룹과 KF94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리학적 변화에서는 심박동수와 호흡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현

장 업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

반화 하기는 어려우나 마스크의 종류가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심폐소생술의 정확도에 영양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의심 환자가 아닌 경우 DM착용은 구급

대원의 현장 활동 능률을 향상시키고 구급대원의 피로도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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