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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탄성 유체 내 미세입자 분리용 고종횡비 미세유체 디바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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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propose a novel and simple fabrication method of the microfluidic device, with high-aspect-ratio (HAR)

microchannel for microparticle separation under viscoelastic fluid flow. To fabricate the HAR (> 10) microfluidic device

comprised of the Si channel and PDMS mold, basic MEMS processes such as photolithography, reactive ion etching and

anisotropic wet etching of Si wafer were used, and then plasma bonding with mechanical alignment between the Si

channel and PDMS mold was conducted. The width of the microchannels wa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

channel width and the master width for the PDMS mold. On the other hand, the heights of the Si channel and PDMS mold

could be controlled by the KOH etching time and spin-coating speed of SU-8, respectively. The HAR microfluidic device

whose microchannel had 10 µm width and 100 µm height was successfully fabricated, and used to separate microparticles

without other external forces. The effect on the particle focusing position and focusing width under viscoelastic fluid was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flow rate and the microparticle size. It is expected that precise manipulation as well as high-

throughput separation of microparticles, can be achieved using the microfluidic device with HAR micro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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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점탄성 유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점탄성 비뉴턴 미

세유체역학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압력 구동 유동

시스템에서 입자의 횡방향 이동을 야기하여 복잡한 채널 구조

없이도 입자들을 한 곳으로 집중(Focusing)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1-3]. 즉, 점탄성 유체 내의 입자는 채널 중심에서 벽면으로

밀어내는 전단 구배 유도 양력(Shear Gradient Lift Force)과 벽

에서 밀어내는 벽면 유도 양력(Wall Effect Lift Force)과 같은 관

성력 뿐만 아니라, 탄성력(Elastic Force)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의 수동 방법들(Passive Methods)과 비교하여

점탄성 유체의 유변학적 특성들(Rheological Properties)을 조절

하게 되면 넓은 범위의 유속에서 입자들을 집중시키거나 분리

할 수 있다. 비뉴턴 유체(Non-Newtonian Fluid)에서 첫 번째 수

직 응력 차이(N1)의 비균일 분포를 이용하게 되면 단순한 직선

형태의 미세유체 채널 내에서 미세입자 및 세포의 집중뿐 아니

라 크기에 기반한 분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2,3]. 

한편, 세포 분리는 생물학적 샘플을 생화학적 분석, 질병 진

단 및 치료제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전처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세유체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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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인해 미세유체에 기반한 미세입자/세포 분리 기술은

디바이스의 제작 비용 및 필요 샘플/시약의 사용량을 줄이는 데

있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4]. 많은 연구자들은 Sheath Flow를 이용하여 미세유체 채

널 내에서 미세입자들을 분리 및 조작을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

은 추가적인 유체 주입 채널과 제어가 필요하게 되어 장치의 설

계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광범위한 양의 Sheath Flow로 인해

실제 처리 가능한 샘플/시료의 양이 줄게 된다는 단점들이 존재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성 집중(Inertial

Focusing) [2], 탄성-관성 집중(Elasto-Inertia Focusing) [5-7], 측

면 방향 변위(Deterministic Lateral Displacement, DLD) [8] 등

의 방법들을 이용한 입자 분리 및 조작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최근 점탄성 유체 내에서 미세입자를 크기에 따라 분리하고

[7], 전혈(Whole Blood)로부터 높은 처리 속도(High-Throughput)

로 혈구들을 분리해 낼 뿐 아니라[9], 미세액적을 유속에 상관

없이 대량으로 제작하기[10] 위해 고종횡비를 가지는 미세유체

채널을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고종횡비 미세유체

채널 또는 몰드를 제작하기 위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Deep

RIE (Reactive Ion Etching) [10,11] 또는 레이저 가공[12,13]을 이

용하였다. 최근에는 UV 포토리소그라피(UV-Photolithography)에

기반한 LIGA (Lithographie, Galvanoformung and Abformung)

공정을 이용하여 SU-8과 같은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패

터닝(Patterning)한 후 PDMS (Polydimethylsiloxane) 마이크로

몰딩을 통해 고종횡비 채널들을 제작하고 있다[7,14-16]. Nam,

et al. [7]은 SU-8 포토리소그라피를 이용하여 고종횡비의 미세

유체 채널을 제작하고 점탄성 유체 내 미세입자를 분리하였을

뿐 아니라 혈액 내 말라리아 세포 및 백혈구를 분리하였다. 이

러한 방법들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종횡비가 커질수록

주변 환경(온도, 습도 등)에 따라 공정 조건이 많은 영향을 받

아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팀은 이전

연구[17,18]에서 포토리소그라피, 이방성 습식 식각 그리고 플

라즈마 본딩을 통해 평행사변형 및 다양한 단면 형상을 갖는 미

세유체 채널의 제작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성

집중(Inertial Focusing)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였으나, 크기에

따른 입자 분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포토리소그라피, 실리콘 이방성 습식 식각과

같은 기본적인 MEMS 공정과 PDMS 마이크로 몰딩 및 플라즈

마 본딩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고종

횡비 미세유체 채널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방법은 실리콘 채널과 PDMS 몰드의 본딩 시 두

구조물의 폭 차이에 해당하는 미세유체 채널을 형성하여 손쉽

게 고종횡비 채널을 가지는 디바이스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제작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점탄성 유체 내에서 다양한 크기

의 미세입자들의 집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입자들의

크기에 따른 분리가 가능함을 보였다. 

2. 실험 방법

2.1 고세장비 미세유체 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17,18]에서 제안한 다양한 단면 형상

을 가지는 미세유체 채널 제작 방법을 이용하여 고종횡비 미세

유체 채널을 가지는 디바이스를 제작하였다. Fig. 1(a)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패턴된 미세유체 채널과 SU-8이 패터닝된 마스터

몰드를 나타내는데, 실리콘 채널의 폭(w1)과 PDMS 몰드용 SU-8

마스터 몰드 폭(w2)의 차이(w = w1-w2)가 고종횡비 미세유체 채

널의 폭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고종횡비 채널 깊이(h)는 실

리콘 채널의 경우 이방성 습식 식각의 시간 조절로, PDMS 몰드

의 경우 SU-8 패터닝 시 스핀 코팅 시간 조절을 통해 이루어졌

다. 이때 실리콘 채널은 (100)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에서 <110>

결정 방향과 45o의 각도를 가지고 식각되므로 수직한 채널 옆면

을 갖게 된다. Fig. 1(b)는 실리콘 채널과 PDMS 몰드를 이용하

여 제작된 고종횡비 채널을 가지는 미세유체 디바이스의 전체적

인 개념도 및 채널 내에서 입자의 거동 변화를 나타낸다. Fig.

1(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바이스는 고종

횡비 채널(구간 A) 부분, 입자 분리 채널(구간 B) 부분, 입자 수

집 출구(구간 C)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에서의 입자

거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Fig. 1 Schematic view of (a) Patterned Si channel and SU-8 master,

and (b) High-Aspect-Ratio (HAR) microfluidic device and its

working principle of particl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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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미세입자 분리용 고종횡비 미세유체 디바이스의 제

작 과정을 나타낸다. Fig. 2(a)에서 보듯이 먼저 단결정 실리콘 웨

이퍼의 이방성 습식 식각을 이용하여 실리콘 미세유체 채널을 제

작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질화실리콘

(Si3N4) 박막층이 증착된 (100) 실리콘 웨이퍼에 포토리소그라피

공정 및 RIE 공정을 이용한 패터닝 후, 질화실리콘 박막을 식각

마스크로 KOH (Potassium Hydroxide) 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콘

이방성 습식 식각을 수행하였다.

이후 인산 용액을 이용하여 질화실리콘 박막을 제거하여 실리

콘 미세유체 채널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Fig. 2(b)에서와 같이

SU-8 패터닝을 통해 PDMS 몰드용 마스터 몰드를 제작한 후 2번

의 마이크로 몰딩을 통해 PDMS 몰드를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실리콘 채널과 PDMS 몰드에 O2 플라즈마 처리 후, 두 구조물(실

리콘 채널과 PDMS 몰드) 사이의 정렬 및 본딩을 수행하여

PDMS와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고종횡비 채널(구간 A)을 가지는

미세유체 디바이스를 완성하였다(Fig. 2(c)).

2.2 디바이스 내 입자 분리 원리

점탄성 유체를 이용하여 미세유체 채널 내에서 입자들의 분리

시 관성력뿐만 아니라 탄성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 Re)와 와이젠버그 수(Weissenberg Number,

Wi)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Re는 유동 중의 관성력과 점성력

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식(1))이며, Wi는 점탄성 유체의 탄성

력을 특정하는 무차원수(식(2))이다. 이때 이 두 무차원수를 이용하

게 되면 탄성과 관성의 상대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탄성 무차원수(Elasticity Number, El)라고 하며 식(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즉, 이 두 무차원수의 비교를 통해 탄성-관성 입자 집

중 현상의 원인이 되는 주요 힘을 식별할 수 있다[19].

(1)

 (2)

(3)

이때 ρ는 유체 밀도, Vm은 유체 평균 속도, Dh는 채널의 수력

학적 직경, μ는 유체 점도, λ는 완화시간(Relation Time),  는

전단율(Shear Rate)을 나타낸다.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수력학

적 직경(Dh)은 2hw/(h+w)로 계산되며, 여기서 h는 채널 깊이, w

는 채널너비를 나타낸다.

채널의 너비(w)에 대한 입자 직경(a)의 막힘 비율(Blockage

Ratio, β = a/w)은 탄성-관성 입자 집중 거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

세유체 디바이스는 고종횡비 채널(구간 A)을 통과할 때 막힘 비

율이 0.1보다 큰 모든 입자는 첫 번째 수직 응력 차이(N1)가 최

소인 수직방향의 중앙 평면에 집중된다[20,21]. 따라서 막힘 비

율이 0.1보다 큰 모든 입자들은 고종횡비 채널의 가운데로 사전

정렬(Prefocusing)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구간 B를 통과할 때

입자들의 이동량 차이에 따라 채널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즉, 입자 분리 채널(구간 B)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입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크기가 큰 입자가

작은 입자보다 측면 방향으로 더 큰 힘을 받게 되어 보다 빠르

게 채널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7]. 최종적으로 크

기가 큰 입자는 출구 1(Outlet 1)로, 작은 입자는 출구 2(Outlet

2)로 분리가 이루어진다(구간 C).

2.3 입자 분리 실험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고종횡비 미세유체 디바이스를 이용하

여 점탄성 유체 내 탄성-관성 집중 현상에 따른 입자들의 거동

및 분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입자는 직경 0.87

μm (Red, Spherotech Inc.), 2.1 μm (Blue, Spherotech Inc.) 및 5

μm (Green, Thermo SCIENCE Inc.)의 형광 폴리스티렌 입자

(Polystyrene Fluorescent Particle)이며, PEO (Polyethylene

Oxide, Mw = -2 MDa, Sigma-Aldrich) 500 ppm 농도의 용액에

0.001%의 비율로 희석한 후 시린지 펌프(LEGATO 111, KD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1-60 μl/min의 유량으로 흘려 주었다.

채널 내에서의 입자들의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BX-60, Olympus)과 디지털카메라(Touptek Photonics Co.,

Ltd.)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촬영된 모든 이미지들에

Re ρV
m

D
h
μ⁄=

Wi λγ
·

2λV
m

D
h

⁄= =

El Wi Re⁄ 2λμ ρD
h

2
⁄= =

γ
·

Fig. 2 Fabrication process of HAR microfluidic device. (a)

Fabrication of Si channel, (b) Fabrication of PDMS mold,

and (c) Alignment & bonding between Si channel and PDMS

mold for HAR microchanne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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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과 이미지 처리는 ImageJ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

행되었으며, 가우스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미

세유체 채널 내 형광 입자에 대한 신호를 추출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고종횡비 미세유체 디바이스 

Fig. 3은 고종횡비 채널 제작에 사용된 실리콘 채널과 PDMS

몰드의 단면 사진이며, Fig. 4는 실리콘 채널과 PDMS 몰드의

정렬 및 본딩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고종횡비 미세유체 채널의

단면에 대한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이다. Fig. 3에서 PDMS 몰드의 폭을 다양하게 제작함에 따

라 실리콘 채널과 PDMS 몰드 사이의 폭 차이에 따른 채널의

종횡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Fig. 4에서 보듯이 채널

의 높이는 100 μm 고정하고 채널의 폭을 6, 10, 15 μm로 다양

하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폭 10 μm, 높이

100 μm (AR > 10)인 고종횡비 미세유체 채널을 이용하여 입자

집중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세유체 디바이스의 전체 채널 길이

는 55 mm로, 그 중 고종횡비 채널(구간 A)의 길이는 40 mm이

며, 입자 분리 채널(구간 B)의 길이 및 너비는 15 mm, 500 μm

로 제작되었다.

3.2 점탄성 유체 내에서의 미세입자 집중 및 분리 

본 연구에서는 막힘 비율이 0.1보다 큰 5 μm 녹색 형광 입자

와 2.1 μm 청색 형광 입자 뿐만 아니라, 막힘 비율이 0.1보다

작은 0.87 μm 적색 형광 입자에 대해 미세입자의 집중 및 분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전 연구[20,21]에 따르면 탄성-관성 입자

집중 거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인 막힘 비율이 0.1보다

큰 경우 첫 번째 수직 응력 차이(N1)가 최소인 채널의 중앙평면

에 집중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횡비가 10 이상인 채널에서 막힘

비율이 0.1보다 작은 입자(0.87 μm)들도 고종횡비 채널을 통과

하는 동안 채널의 가운데로 집중되어 사전 정렬이 이루어진 후

채널을 빠져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다양한 유량(1-60 μl/min)에 대해 점탄성 유체 내에

서 입자 크기에 따른 입자들의 집중 및 위치를 보여주는 형광

사진들이다. 식(1), 식(2) 그리고 식(3)을 이용하여 Re, Wi, El을

계산하였을 때, Re는 약 0.41-24.7, Wi는 약 3.78-227, El은 약

9.22로 계산되었다. 이는 고종횡비 채널 내에서 입자들은 탄성

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모든 입자들이 채널 내의 중앙으로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이후 고종횡비 채널(구간 A, 폭 10 μm)에

서 입자 분리 채널(구간 B, 폭 500 μm)로 빠져 나오면서 입자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을 받아 더 빨리 채널의 중앙으로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고종횡비 채널(구간 A)의 출구로부터 5 μm 입자는 630 μm,

2.1 μm 입자는 670 μm, 0.87 μm 입자는 700 μm 이동하였다(Fig.

5(d)의 화살표 A). 즉, 채널의 중앙에 집중하기까지 고종횡비

채널의 출구로부터 약 700 μm의 위치에서 모든 입자들이 채널

중앙의 평형 상태 위치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이 위치에서 모

든 입자들의 채널 중앙으로의 이동량(Fig. 5(d)의 화살표 B)을 측

정하였다. 분리 채널 중앙으로의 이동량은 가장 커 평균 260

μm였으며, 2.1 μm 입자는 평균 248 μm인 반면, 0.87 μm 입자

는 탄성력이 가장 적게 작용하여 평균 238 μm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s. 6(a), 6(b) 그리고 6(c)는 다양한 유속에 대해 형광 입자

들의 형광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유속에 따른 입자들의 집중

위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자

크기에 따라 집중되는 위치는 바뀌었다. 40 μl/min의 유량에 대

해 입자들의 집중되는 위치를 살펴보면, 5 μm 입자들의 경우,

입자 분리 채널의 0.520 (y/w)에서 약 0.7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

었으며, 0.87 μm 입자들의 경우 채널의 0.476 (y/w)에 약 0.35

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었다(Fig. 6(d)).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입자 크기에 따라 집중되는 위치가 약 22 μm의 차이를 나타냈

다. 또한, Fig. 6(d)에서 보듯이 두 입자들은 거의 중첩되는 부분

이 적어 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을 분리하기 위한

Fig. 3 Optical image of (a) Si microchannel (Width: 500 µm,

height: 100 µm), and (b) PDMS mold from SU-8 master

(Width: 490 µm, height: 100 µm)

Fig. 4 SEM images of HAR microchannel with (a) 100 µm height

& 15 µm width, (b) 100 µm height & 6 µm width, and (c),

(d) 100 µm height & 10 µm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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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선(Separation Boundary)의 위치는 0.502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 크기가 큰 입자(5 μm 녹색 입자)는 출구

1(Outlet 1)로, 작은 입자(0.87 μm 적색 입자)는 출구 2(Outlet 2)

로 분리가 이루어진다(구간 C). 

앞으로 보다 작은 폭을 가지는 고종횡비 채널을 이용하여 보

다 작은 입자들의 입자 집중 및 분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

정으로, 이를 통해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들 뿐만 아니라 나노

크기의 입자들의 분리 실험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토리소그라피, 실리콘 이방성 습식 식각, 플라

즈마 본딩 등 기본적인 MEMS 공정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는 구현하기 어려운 고종횡비 미세유체 채널을 가지는 디바이스

를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실리

콘 채널과 PDMS 몰드의 정렬과 본딩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두

구조물의 폭 차이에 해당하는 채널이 형성되며, 다양한 종횡비의

미세유체 채널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제작된 미세유체 디

바이스를 이용하여 점탄성 유체 내에서 미세입자의 크기에 따른

집중 및 분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입자들이 고종횡비 채널(

구간 A)에서 사전 정렬이 이루어진 후, 분리 채널(구간 B)에서 입

자의 크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입자

들의 분리가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종횡비 미세

유체 채널을 가지는 디바이스는 점탄성 유체 내에서의 입자 거동

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높은 처리 속도로 입자

및 세포를 분리하는데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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