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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에 목  , 독 , 용 생 티슈  용하여  생용 간  균 거 과  차 

실험 계  통해 비 하  복합 연  진행 하 다. 연  해 30  연 참여   하여  개  

 나 어  89개  샘플에 한 실험  진행하 고 균  식  CFU  하 다.  생   생용

 사용하   균 감 값   사용 후에  –0.45(±0.69) log CFU/ml, 알   독  용한 

경우 –1.19(±0.52) log CFU/ml, 용 티슈  용한 경우 –0.75(±0.58) log CFU/ml  과 비 하여 실

험 에  낮게 나타났다. 연 결과  사용하   사용하지 않  경우보다 균 거  과  것  

할 수 었 , 알  독  사용  살균 과가 가  우수한 것  나타났다. 그러므  경 고 쉽게 사용

 가 한 알  독  공공시 에 비 하  것  감염병  에 가  과  것  사료 다.      

주 어 :  생, , 알  독 , 용 티슈, 감염병, 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bacteria removal of three different 

types of hand washing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a convenient sampling of 30 volunteers in 

cross-over design. The study divided the 30 volunteers into three random groups. The three groups 

were asked to use antiseptic soap,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and disposable wet wipes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mean log reduction values after each had washing 

method were –0.45(±0.69) with antiseptic soap and water, -1.19(±0.52) with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and –0.75(±0.58) with disposable wet wipes.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using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compared to the other two methods (p=0.000). According 

to this study,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was the most effective product based on bacteria removal 

for hand washing. Advantages of using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are that it is cost-effective and 

easy to buy, also eco-friendly. Therefore,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providing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to every corner of the community will be very helpful.

Key Words : Hand hygiene, Antiseptic soap,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Disposable wet wipes, 

Infectious disease,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Jiro Kim(jiro0208@gmail.com)

Received May 30,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Revised   August 12,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9, pp. 69-74,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9.069



한 합학 지 10  970

1. 

WHO에  ‘21  감염병  시 ’ 고 할 

만큼 감염병   계  큰 슈가 고 , 감

염병 산  막  해  생  감염병  수  하

나  강 하고 다[1,2].  씻  미 여러  

통해 균  감 시키  과가 다고 알  고, 

  씻  실천  통해 감염  질병  70% 도  

할 수 다고 보고하고 다[2]. 그리고 씻 가 감

염병 뿐 아니  당뇨 리에도 연  다  연 도 

어 개  생 리뿐만 아니  건강 리에도 한 

역할  하고 다[3]. 러한  씻    비  

용한 경우 감염병  생  40∼50% 감 시 다고 보

고 었다[4]. 또한 감염병 험에 많   병원에 

근 하  료진  경우  생 리  통해 균  

52.8%  하게 감 었다고 보고하 다[5]. 

 사용   생용  비  항균비 , 알

  독 가  근에  티슈도 많  사

용 고 다. 티슈  경우 하  간편하고 비 들

 생 식도 함께 아  식당에  뿐만 아니  실생

에  개  생  해 리 사용 고 다[6].

 씻   연  미 여러 야에  다양한 

연 가 진행 어 나, 티슈에 한 연   

에  과에 해  아직 미비한 실 다.

 본 연 에  항균비 , 알   독 , 그

리고 티슈  용하여   하  , 균 거 

과  비 하여 과 고 경   생 에 

한 료  공하고  한다.

2. 본

2.1 연

본 연 에   가지   생용 (항균비 , 알

  독 , 티슈)  사용하여 균학  생 평가  

사용 과 사용 후  비 하  하여 차 실험 계 

 용하 다. Fig. 1에  보   같  실험  진

행하 , 30  연 참여   하여 10

씩  개  그룹  나 어 그룹마다 7 간  지

 어 변수   하 다.

Fig. 1. Research design through hand hygiene products.

각 그룹에 한 연  참여  항균비  사용한 그

룹  X1  지 하여 WHO  지 (2009)에   

씻  진행하고  후  타월   

거하 다. X2  알  독  사용한 그룹  X1

과 마찬가지  WHO  지 (2009)에   씻  

진행하 다. 마지막  용 티슈  사용한 그룹  

X3  지 하고 한  티슈  용하여 10 간  

후 건 하여 연  진행하 다. 든 연  참여   

가지  처 에  참여하 고 해진 에   

 , 후    도말 (swabbing)  채

취  하여  89개  검체에 한 균 거 과에 한 

연 진행하 다[7]. 료  IBM SPSS Statistics

(Ver 21.0) program  용하 고, p<0.05  수

 하 다. 

3. 결

3.1  생용 에  균 수 비

 가지  생용  사용에  균 수  비  결

과  Table 1에  보   같다. 

Application N

M±SD(CFU/ml)

t/pPre
HW

Post HW

X1
Water and

antiseptic soap
30

3.40
(±0.42)

2.90
(±0.71)

3.61/
0.001**

X2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
30

3.24
(±0.53)

2.06
(±0.77)

12.42/
0.000***

X3
Disposable wet 

wipes
29

3.21

(±0.44)

2.43

(±0.60)

7.22/

0.000***

*p<0.05, **p<0.01, ***p<0.001 by paired t test
Statistically signification reduction between pre and post hand wash 
(p<0.05)

Table 1. Comparison of the amount of CFU according 

to pre and post hand wash(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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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비  사용한 그룹(X1)   생 (Pre HW) 

균  평균 포 수  3.40(±0.42) log CFU/mL에  

 생 후(Post HW) 2.90(±0.71) log CFU/mL  감

었다. 알  독  용 그룹(X2)에   

생 과 후  비 한 결과  생  3.24(±0.53) 

log CFU/mL,  생 후 2.06(±0.77) log CFU/mL  

균  감  하 다. 티슈  용한 그룹(X3)에

  생  3.21(±0.44) log CFU/mL,  생 후 

2.43(±0.60) log CFU/mL   생 후 균 감  

하여,   에   생  보다 생 후에 

균  수가 통계  하게 감 하었다(p<0.05). 

3.2  생용  사용 후 균 거 과 비

 가지 생용  사용 후 평균 균 감  값  Table 

2에 시하 다. 

Application N

M±SD
(CFU/ml)

(log reduction 
value)

F(df)/p
Post-hoc

Scheffe's 

X1 Antiseptic soapa 30
-0.45

(±0.69)
11.06

/0.000***
b

>a,c

X2
Alcohol-based hand 

disinfectantb 30
-1.19

(±0.52)

X3
Disposable 

wet wipesc 29
-0.78

(±0.58)
*p<0.05, **p<0.01, ***p<0.001 by one-way ANOVA test with Scheffe's 
post-hoc analys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between b and a,c (p=.000)

Table 2. Comparison of bacterial removal results according

to different hand washing methods

각 그룹에  그 감 값  항균비  용한 그룹

(X1)에  –0.45(±0.69) log CFU/mL, 알   독

 용한 그룹(X2)에  –1.19(±0.52) log CFU/mL, 

용 티슈  용한 그룹(X3)에  –0.78(±0.58) 

log CFU/mL  나타났다. 

사후검  Scheffe's test   각 그룹   

생 후 평균 균 감  값  차  한 결과 알  

 독 (X2)  사용한 그룹에  그 감  값  통

계  하게 감 하여 비 그룹  살균 과가 가

 뛰어난 것  나타났다.(p=.000)

3.3 그 염색 상에   생 , 후  균 포

결과

 도말  채취하여 액우 지에 

하여  균집   생 과 후  각

각 150개씩 그 염색  하여 얻어진 결과  다 과 같다.

 생 , 후  그 양 알균  검  각각 128 건

(85.3 %)과 176건(97.3 %),  그 양 막 균  10건(6.7 

%)과 2건(1.3 %), 그 막 균  12건(8 %)과 2건

(1.3 %) 그 알균  0건(0.0 %)  후  나타

나지 않았다. 

 생  그 양 균과 그 균  각각 92.0 %

 8.0 %  검 었고  생 후 그 양 균과 그

균  각각 98.6 %  1.4 %  검 어  생용  

그 양 균에 비해 그 균에 독   Fig. 

2  Fig. 3  통해 알 수 다. 

Fig. 2. Classification of bacteria by gram stain.

Fig. 3. Categorized by results of gram stain.  

3.4  생 에  균  미생 학  동 시험

액우 지에   균 집   생 과 후 

각각 15개씩  하여 VITEK II (BioMerieux, 

France)  용하여 균 동  진행하 고, Fig. 4  

결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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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cteria isolates comparison of pre and post 

hand wash

 생 에 동  균  Staphylococcus aureus

5주(33.3 %), Staphylococcus epidermidis 2주(13.3 

%), Staphylococcus xylosus 1주(6.7 %), Staphylococcus 

hominis 1주(6.7 %), Streptococcus mitis 2주(13.3 

%), Micrococcus luteus 1주(6.7 %), Bordetella 

bronchiseptica 1주(6.7 %), Sphingomonas 

paucimobilis 2주(13.3 %)  나타났다.  생 후에 

동  균  S. aureus 3주(20.0 %), S. epidermidis

4주(26.7 %), S. xylosus 2주(13.3 %), M. luteus 4주

(26.7 %), B. bronchiseptica 1주(6.7 %), Pasteurella 

bronchiseptica 1주(6.7 %)  나타났다.  생 과 

후  균   그 양 균  상 균 (normal 

flora)  었 , 식 독  원  균  S. aureus

 경우  생 후  검 었다. 

4. 고찰

본 연 에   많  사용 고   

생용   항균비 , 알   독 , 티슈에 한  

 후 균 감  과  비 하 다.

 가지 그룹에  생용  비 한 결과, 항균비

사용한 그룹과 알  독  사용한 그룹 그리고 

티슈  사용한 그룹에 각각 –0.45(±0.69) log CFU/mL ,

–1.19±(0.55) log CFU/mL, –0.78(±0.58) log 

CFU/mL   균  감 하 고, 그  알   

독  사용한 그룹에  균 감 가 다  비  그룹에 

비해 과 고 볼 수 었다. Gold 등(2018)   연

 료  보   수   하   비

 용한 보다 알   독  용한 

 과  하 , Zaragoza 등(1999)에 하  

알   독 가 항균 비 보다 다  내  병원체에 

 과 고 보고 하 다[8,9]. 그  다  연 에

도 알   독 가 항균 비 에 비해 한 항균

 가지  독 과도 빠 다  연 결과가 어 본 

연 에 도 사한 결과 도 하 다[10]. 

또한 본 연 에   생 과 후  그 염색 에 

   균 포  보   독  용한  

생  그 균에 한 독 과가 컸  보여 다. 

균  포벽에  Peptidoglycan  그 균  

그 양 균에 비해 매우 얇다. 그러므  그 균 포

벽   차   독 에 한 감수   큰 것

 단 다. 또한 본 연 에  VITEK II  용하여 

균동  검사  시행한 결과 비병원  그 양 균 

상 균  주  루었다. 그러나 식 독  킬 수 

 병원  가진 그 양 알균  S. aureus가  

생 후에  검  었 , 피 나 막 직  

상   감염   가진, 폐 , , 균

 등  할 수 다[11-13].

티슈  경우 식당뿐만 아니  상생 에 도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어  많  사용 고 다. 하

지만 티슈  안   미 수   

어 다[14]. 2006  한 비 원에  업 용 생용  

안  실태 사에 , 식당 생 티슈에  

균  허용 보다 고 880  검 었다  보고가 

, 식  용 생 티슈에도 균  색

포도알균  검 었다고 보고가 었다[6,15].  

커지  업 용 생 티슈  생용 리  하

여 민  안  보  해 2018  4월  시행

었다. 재 티슈  시가 없어 포함   알 

수가 없다. 본 연  결과에  재 사용  티

슈에  보다 강 한 독 가 함 어  것

 다. 근 언 에 보고  료에  업 용 

생 티슈에  시체 닦  티슈에  보  ‘ 틸피리

클 드’  검 어 슈가 었다[16].  

본 연 에  티슈  사용한 씻 에 도 균 거

 과가  하 지만, 가 생 티슈  

생 리감독 강 하고 티슈  시  티슈  사

용   등  마 한다  지역사 에  욱 과

  생용  사용  것  사료 다. 다만 

용  원 약과 경 염  고 할 필 가 다. 

또한 본 연 에  언 한  생용  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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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거 과가 다  연 가 어 상 에 맞게 

한  생  택하여야 할 것 다[17].

본 연  결과에  보여주듯  경 고 쉽게 사용

 가 한 알  독  식당, 료   공공시

 등에 비 한다  지역사  감염병  할 뿐만 

아니  경 지 생각하  가  과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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