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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산업에서 염색공정은 대부분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한다. 특히 폴리
에스테르와 같은 소수성 섬유 염색에 사용되는 분산염료는 물
에 난용성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양의 물 사용이 필수적이며 
염료의 물에 대한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산제 및 각종 
계면활성제가 사용된다1). 그래서 기존의 습식 염색 공정은 화
학조제를 포함하는 다량의 폐수를 생성하며 염색 후 남은 염료
는 분리하여 재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성 공정
이며 폐수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있다2,3).
  최근에는 환경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섬유산업에서는 특히 폐수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

화되고 있어 염색공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다4,5). 그에 따라 기존의 습식 염색공정의 
대안으로써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초임계유체 CO2를 용매
로 사용하는 초임계 유체 염색(Supercritical Fluid Dyeing : 
SFD)기술이 각광받게 되었다. 1991년에 독일의 E. Schollmeyer 
교수와 연구진들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는 네덜란드의 Dyecoo社에서 
최초로 연구용이 아닌 상업용 초임계 유체 염색기가 개발되면
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 초임계 염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출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6-9).
  국내의 섬유산업에서 소수성 섬유 염색에 관련된 연구는 기
존의 습식공정을 적용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김 등10)은 
Dyeable Polyprolylene 섬유의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특성 및 
견뢰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강 등11)은 섬도와 염료구조가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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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스테르 직물의 세탁견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및 에너지 소
비에 대한 관심 증가를 기반으로 수계염색을 대체하는 초임계 
염색 기술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학교, 연구기관 및 기업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14). 정 등15)은 두 종류의 분산염
료를 이용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초임계유체 염색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고, 신 등16)은 초임계 유체 염색용 아조계 분산염
료 합성 및 PET 섬유에 대한 염색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습식공정 및 초임계 염색공정을 이용한 
소수성 섬유 염색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단일 공정만을 사용하
여 염색한 섬유의 염착성, 세탁견뢰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습식 및 초임계 염색공정 모두에서 PET 
섬유에 대해 염착특성이 우수하여 상업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염료인 C.I. Disperse Red 60과 C.I. Disperse Yellow 54를 
선택하여, 습식 및 초임계 염색방법으로 PET 섬유를 염색하고 
염착 특성 및 세탁견뢰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및 장비

  수계 및 초임계 염색에서는 Table 1과 같이 정련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double knit 6g을 사용하
였으며, 분산염료는 ㈜경인양행에서 공급받은 각각의 초임계용, 
수계용 C.I. Disperse Red 60, C.I. Disperse Yellow 54 염료

Table 1. Specification of sample, dye and equipment

Specification

Sample
Polyester double knit 6g

(30″, 22G, Wale 30/inch × Course 45/inch)

Dye

C.I. Disperse Red 60

C.I. Disperse Yellow 54

(Kyung-in Synthetic Co. Ltd.)

Equipment

Supercritical CO2 dyeing 
Supercritical fluid Lab. dyeing machine

(Daejoo Inc.)

Aqueous dyeing 
Lab. Infrared rays dyeing machine(KSL-24 perfect)

(Korea Science Co. Ltd.)

Table 2. Chemical structures of used dyes

Dye Chemical structure I.O.B.

C.I. Disperse Red 60 0.71

C.I. Disperse Yellow 54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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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초임계용 염료는 분산제 및 각종 조제가 포함
되지 않은 순수한 염료이며, 수계용 염료는 분산제, 계면활성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염료이다. 사용한 염료의 구조식 및 염료
의 특성치를 나타내는 무기성/유기성의 비율(Inorganic Orga-
nic Balance, I.O.B.)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초임계 염색은 Lab. Dyeing machine(Daejoo Inc., Korea)
을 사용하였으며, 초임계 유체 용매로서 사용된 이산화탄소는 
이물질 및 용매 이외의 기체로 인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 99.9% 순도를 사용하였다6). 수계 염색은 Lab. Infrared 
rays dyeing machine(KSL-24 perfect, Korea Science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염색 및 세정

 초임계 염색은 네덜란드 ‘Dyecoo社’의 상용화설비 염색조건
인 120℃, 250bar 기준으로 하였고6,18), 농도를 0.25, 0.5, 

0.75, 1% o.w.f.로 변화시키면서 진행하였으며 과정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습식염색은 액비 1:30, pH 5, 분산제(Benzyl alcohol, 
anhydrous, 99.8%) 4g/ℓ에서 농도를 0.5, 1, 1.5, 2% o.w.f.
로 변화시키면서 진행하였으며 과정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수계염색에 사용된 분산염료는 CF200%로 분산
제(기타 조제 포함)와 염료가 각각 1:1 비율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제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염료만을 사용하는 초
임계 유체 염색에서의 염료 처방은 수계염색에서의 절반으로 
처방하였다.
  초임계와 수계 염색공정을 통해 염색된 각각의 PET는 이후 
세정공정을 진행하였다. 초임계 염색을 통해 염색된 PET는 표
면에 붙어있는 잔류염료를 제거하기 위해 Ethanol(98% 
purity)에서 1분간 세정하였으며, 수계 염색을 통해 염색된 
PET 섬유는 기존의 환원세정방법(Na2S2O4 1g/ℓ, NaOH 1g/
ℓ, Non-ionic surfactant 1g/ℓ, 액비 1:20)으로 80℃에서 
10분간 세정하였다. 

Figure 1. Supercritical CO2 dyeing profile.

Figure 2. Aqueous dyeing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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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Inorganic Organic Balance 계산

  Inorganic Organic Balance(I.O.B.)는 일본의 Kuroki17)가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종 화합물의 친
수성 및 친화도 분석에 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Van der 
waals 힘에 크게 의존하는 성질인 유기성과 electric affinity
에 크게 의존하는 성질인 무기성을 고려하여 화합물 고유의 특
성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ET와 2종의 염료를 구성하는 무기성
(IV)과 유기성(OV) 그룹의 특성치를 선행논문17)에서 제시한 값
을 통해 식별하고 각각의 값을 모두 더하였으며, 계산된 무기
성과 유기성 비율을 식(1)을 통해 계산하였다. 이 값이 클수록 
염료의 친수성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계산된 염료의 I.O.B. 값
이 PET 섬유의 I.O.B. 값에 근접한 염료일수록 PET 섬유에 대
해 우수한 염착 특성을 갖는다.

    
                                (1)

  where,
  IV : Inorganic balance
  OV : Organic balance

2.2.3 세탁견뢰도 측정

  세탁견뢰도는 세탁시험기(Launder-O-meter, Type D7-0850, 
Korea)를 사용하여, KS K ISO 105의 D2S로 세탁견뢰도를 측정하였
다. 시료의 크기는 (40±2)mm × (100±2)mm인 시험편을 동일 크기
인 2종의 단일 섬유포(폴리에스터, 면) 사이에 넣고 짧은 변 중 한쪽을 
꿰매어 부착하였다. 세탁이 끝난 후 남은 세탁액에 빠져나온 분산염
료(DY54)는 UV-VIS-NIR Spectrophotometer(Cary5000, Agil-
ent Technologies, USA)를 사용해 흡광도를 분석하여 세탁 시에 
빠져나오는 분산염료의 염료량을 측정하였다.

 2.2.4 K/S 및 색차 측정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 방법에 따라 각각 두 가지 염료로 염
색된 시료의 세탁 전∙후 겉보기 염착량 및 색차는 Computer 
Color Matching(Color Eye 3100, Macbeth,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색은 D65 광원에서 측색 보조 표준 시스템(10° 관
측자 값)으로 시료의 최대흡수파장(λmax)의 반사율을 측정하였
으며, 다음의 Kubellka-Munk 식(2)에 따라 K/S 값으로 평가하
였다. 

   
                                    (2)

  where,
  K : Coefficient of absorption of the dye at λmax

  S : Coefficient of scattering at λmax

  R : Reflectance at λmax

  세탁견뢰도 측정 및 첨부백포의 오염정도는 CIE Lab 색좌표
계를 사용하여 L*, a*, b* 값을 구하고 식(3)에 나타낸 색차 값
(∆E*)으로 평가하였다. 세탁 견뢰도 등급은 KS K ISO 105에 
의거하여, 변퇴색 정도를 세탁 전∙후 샘플 감의 색차 계산을 
통해 판정하였다.

  ∆

 ∆  ∆ ∆               (3)

  where,
  ∆E* : Color difference
  ∆L* : Being the lightness difference
  ∆a* : Being the red/green difference
  ∆b* : Being the yellow/blue difference

3. 결과 및 고찰

3.1 염색 방법 및 염료의 종류에 따른 염색특성

  염색방법 및 염료의 종류에 따른 염색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두 가지 염료 DR60(C.I. Disperse Red 60)와 DY54(C.I. 
Disperse Yellow 54)를 사용하여 각각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 공정으로 PET 섬유를 염색하고 세탁견뢰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두 가지 염료가 적용된 염색공정의 염색특성 비교를 위

Table 3. ∆E * and washing fastness grade of PET knits according to supercritical CO2 dyeing method

Dye

∆E* Washing fastness

0.25 
% o.w.f.

0.5 
% o.w.f.

0.75 
% o.w.f.

1 
% o.w.f.

0.25 
% o.w.f.

0.5 
% o.w.f.

0.75 
% o.w.f.

1 
% o.w.f.

C.I. Disperse Red 60 0.12 0.20 0.15 0.29 5 5 5 5

C.I. Disperse Yellow 54 0.35 0.25 0.23 0.24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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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실험에서는 기타 조제를 제외한 염료의 양을 동일하게 
맞추어주었다. 구체적으로 수계 염색용 염료는 염료와 분산제
의 비율이 1:1로 섞여있는 염료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분산제
는 환원세정 과정을 통해 모두 제거되므로 순수한 염료만을 갖
는 초임계 염색용 염료는 수계용 염료의 절반을 사용하여 염색
하였다. 
  따라서 상업용 염료 내 순수염료의 양은 각각 수계용 DY54 
염료 0.5, 1.0, 1.5, 2.0% o.w.f.와 초임계용 DY54 염료 0.25, 
0.5, 0.75, 1.0% o.w.f.가 동일할 것이라 가정하고 각각 ∆E*, 
K/S 및 ∆L*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3.1.1 ∆E* 및 세탁견뢰도

  초임계 CO2 염색방법 및 수계 염색방법이 적용된 PET 섬유
의 세탁 전∙후 ∆E* 및 세탁견뢰도 등급을 염료의 종류에 따
라 각각 Table 3와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초임계 CO2로 염색한 PET 섬유는 DR60과 
DY54 염료 모두 0.25, 0.5, 0.75, 1% o.w.f.의 모든 농도에서 
∆E * 값이 0.8 이하로 색차가 거의 없으며 세탁견뢰도 등급이 
5급으로 우수한 등급을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수계 염색한 PET 섬유는 DR60 염료의 경우 
네 가지 모든 농도에서 ∆E* 값이 0.8 이하로 5등급을 나타내
었으나, DY54 염료의 경우 1.5, 2% o.w.f.에서는 ∆E* 값이 
1.0 이상이고 세탁견뢰도 등급이 4-5등급으로 DR60 염료보다 
∆E* 값이 크며, 세탁견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낸 염료의 특성치를 나타내는 무
기성/유기성의 비율(I.O.B.)로써 고려할 수 있다. 이 I.O.B. 값
이 클수록 염료의 친수성이 증가됨을 의미한다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DR60의 I.O.B. 값은 0.71인데 비하여 
DY54의 I.O.B. 값은 0.83으로 상대적으로 DY54 염료의 친수
성이 DR60 염료 대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더 
낮은 I.O.B. 값을 갖는 것이 물을 기반으로 세탁 후 측정되는 
세탁견뢰도 특성을 갖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염료와 
섬유 사이에 있어서도 PET 섬유의 I.O.B. 값은 0.7이므로, 이 
값에 근접한 염료를 사용할수록 보다 우수한 염착 특성을 갖게 
되므로 결국 우수한 세탁견뢰도를 가질 수 있다11). 
 따라서 PET의 I.O.B. 값과 매우 유사한 I.O.B. 값을 갖는 
DR60이 DY54에 비해 더 우수한 염착특성을 가짐으로써 상대
적으로 세탁견뢰도 특성을 갖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 ∆E * and washing fastness of PET knits according to aqueous dyeing method

Dye

∆E* Washing fastness

0.5 
% o.w.f.

1 
% o.w.f.

1.5 
% o.w.f.

2 
% o.w.f.

0.5 
% o.w.f.

1 
% o.w.f.

1.5 
% o.w.f.

2 
% o.w.f.

C.I. Disperse Red 60 0.22 0.31 0.30 0.63 5 5 5 5

C.I. Disperse Yellow 54 0.38 0.46 1.01 1.04 5 5 4-5 4-5

Figure 3. K/S values of PET knits dyed with DR60 and DY54 

according to supercritical CO2 dyeing method.

Figure 4. K/S values of PET knits dyed with DR60 and DY54 

according to aqueous dye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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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세탁 전∙후에 따른 염착량 및 L*의 변화

3.1.2.1 K/S 비교

  2종의 염료(DR60, DY54)를 사용해 초임계 염색방법으로 염
색한 PET 섬유의 세탁 전∙후 K/S 측정결과를 Figure 3에 나
타내었다. DR60 염료와 DY54 염료 모두 농도가 높아질수록 
K/S 값은 증가하였으며 농색으로 염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탁 후 K/S 값은 세탁 전보다는 약간 감소한 경향을 나
타냈으나 그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탁 전∙후 
겉보기 염착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두 가
지 염료 모두 초임계 CO2 염색공정 적용 시 PET 섬유에 대해 
염착성이 좋아 세탁견뢰도가 우수할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Figure 4에는 2종의 염료를 사용해 수계 염색방법으로 염색
한 PET 섬유의 K/S 값을 나타내었다. 앞선 초임계 CO2 공정
의 K/S 값과 마찬가지로 DR60 염료와 DY54 염료 모두 세탁 
후의 K/S 값이 세탁 전보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전체적으로 세탁 전∙후 겉보기 염착량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
나 DY54 염료의 경우 1.5% o.w.f. 이상의 농도에서는 앞선 ∆
E* 값 결과와 같이 K/S 값의 감소가 다른 농도에 비해 감소율
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계 염색공정 적용 시 DR60 염료
가 DY54 염료보다 PET 섬유에 대한 염착성이 좋고 세탁견뢰
도가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염색공정 방법에 따른 각각의 염료에 대한 PET 섬유의 세
탁견뢰도 특성을 K/S 값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DR60은 수계 
및 초임계 두 공정에서 K/S 값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겉보
기 염착량이 매우 유사한 값을 갖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DY54의 경우 초임계 CO2 염색공정을 적용하였을 때가 수계 
염색공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현저하게 높은 K/S 값을 나
타내었다. 이를 통해 PET 섬유에 대한 염착특성은 수계 대비 

초임계 CO2 염색공정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
다.

3.1.2.2 L* 비교

  Figure 5와 Figure 6에는 2종의 염료(DR60, DY54)를 사용
해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방법으로 염색한 PET 섬유의 수
세 전∙후 L*(명도) 값을 나타내었다. 염료의 농도는 높을수록 
L* 값이 낮아지므로 농색으로 염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탁 
전∙후 L* 값을 비교하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
향이 있으며, DY54 염료의 1.5% o.w.f. 이상에서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앞선 K/S 결과 값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염색공정 방법에 따른 두 종류의 염료에 대한 L* 값을 비교
하였을 때, DR60 염료의 L* 값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데 반
해 DY54 염료의 L* 값은 초임계 CO2 염색공정을 적용하였을 
때가 수계 염색공정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더 낮은 결과 값을 
가지며 농색으로 염색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세탁시 첨부 백포의 오염도

3.2.1 ∆E* 값 비교 

  Figure 7과 Figure 8는 각각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방법
으로 염색한 PET 섬유에 대하여 세탁 시 첨부 백포의 오염도
를 ∆E *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피염물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E * 값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으로부터 섬유
에 염착된 염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탁 시 섬유로부터 탈락
되는 염료가 증가되어 다른 섬유로 더 많이 오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Figure 5. Lightness of supercritical CO2 dyed PET knits before 

and after washing.

Figure 6. Lightness of aqueous dyed PET knits before and 

after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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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54는 DR60과 비교하였을 때 더 큰 ∆E* 값을 나타내었는
데, 이것은 세탁 시 피염물로부터 염료가 탈락되기 쉽고 다른 
섬유로 이염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Table 2에서 
고려하였던 염료의 특성치를 나타내는 I.O.B. 값에 근거하였을 
때, DY54 염료는 DR60 염료보다 친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으
며 PET 섬유와의 친화도가 더 낮기 때문에 세탁 시 섬유로부
터 염료가 빠져나오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DR60 염료는 수계와 초임계 염색방법의 차이에 따른 ∆E*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DY54 염료는 수계 
염색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세탁 시 ∆E* 값이 현저하게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즉 DY54 염료의 경우, 수계 염색방법보다 
초임계 CO2 염색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세탁견뢰도가 더 우수
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L* 값 비교

  Figure 9과 Figure 10에는 각각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
방법으로 염색한 PET 섬유에 대하여 세탁 시 첨부 백포의 오
염도를 ∆L*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피염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L* 값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으로부터 앞선 
∆E * 값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섬유에 염착된 염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탁 시 섬유로부터 탈락되는 염료가 증가되어 다
른 섬유로 더 많이 오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Y54 염료는 DR60 염료보다 더 큰 ∆L* 값이 나타났으므
로, 세탁 시 피염물로부터 더 많은 양의 염료가 빠져나와 섬유
에 이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DR60 염료는 염색방
법의 차이에 따른 ∆L* 값의 변화가 크지 않은데 반해, DY54 
염료는 초임계 CO2 염색방법에서보다 수계 염색방법이 적용된 

Figure 9. Lightness of the stained PET　knits according to 

supercritical CO2 dyeing method.

Figure 10. Lightness of the stained PET　knits according to 

aqueous dyeing method.

Figure 7. ∆  value of the stained PET knits according to 

supercritical CO2 dyeing method.

Figure 8. ∆  value of the stained PET knits according to 

aqueous dye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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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섬유의 세탁 시 첨부 백포의 ∆L*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초임계 CO2 염색방법보다 수계 
염색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섬유로부터 탈착되는 염료의 양이 
많고 다른 섬유로 이염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3.3 세탁시 DY54 염료의 탈락률

  본 연구에서는 K ISO 105의 D2S 세탁견뢰도 측정법에 따라 
시험편을 동일 크기인 2종의 단일 섬유포(폴리에스터, 면) 사이
에 넣고 짧은 변 중 한쪽을 꿰매어 부착하였으며, 세탁후 세탁
액 속에 남아있는 염료의 탈락률을 측정하였다. 
  DR60 염료의 경우 세탁액 내 피염물로부터 탈락된 염료가 
거의 없어 UV-VIS-NIR Spectrophotometer로 흡광도 측정이 
불가하였다. 이것은 앞서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방법 모두에서 염료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세탁견뢰도 등급은 동일하게 5등급을 유지할 만
큼 염료와 섬유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피염물로부터 탈락된 
소량의 염료는 부착된 섬유포로 이동하여 세탁액 속에는 거의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DY54 염료의 경우 염료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탁견뢰
도가 떨어져 부착된 섬유포 뿐만아니라 세탁후 세탁액 내에 염
료가 잔존해 있었다. 이러한 염료의 탈락률을 확인하기 위해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Figure 11은 염색방법의 차이에 따른 세탁액의 흡광도를 나
타내었다.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방법에 대하여 DY54 염료 
농도에 따른 λmax 값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을 때, 초임계 염
색방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수계 염색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세탁액의 흡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써 피염물로
부터 탈락한 염료의 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초임계 CO2 
염색방법을 적용 시 섬유와 염료의 결합력이 견고하여 섬유로
부터 탈락되는 염료의 양이 적고 세탁견뢰도가 수계 염색방법
보다 우수한 것으로 추측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C.I. Disperse Red 60(DR60), C.I. Disperse 
Yellow 54(DY54) 염료를 사용하여 각각 초임계 CO2 및 수계 
염색방법으로 염색한 PET 섬유의 세탁견뢰도를 측정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DR60 염료는 DY54 염료보다 I.O.B. 값이 낮아 상대적으로 
소수성이고 PET 섬유의 I.O.B. 값과 매우 유사한 값을 갖고 
있어 섬유와의 친화도가 더 높아 강하게 결합하므로, 세탁 
후 K/S 값의 감소와 L* 값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
났다. 또한 오염된 첨부포의 ∆E* 값과 ∆L* 값 역시 작게 
나타났으므로 세탁 시 다른 섬유로의 이염이 적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 수계 염색공정보다 초임계 CO2 염색공정을 적용하였을 때 
PET 섬유의 세탁 전∙후 K/S 값이 높고 L* 값이 낮게 나
타나 농색으로 염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염된 첨부
포의 ∆E* 값과 ∆L* 값이 낮게 나타나므로 세탁 시 다른 
섬유로의 이염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고 판단된다. 이
러한 염색공정에 따른 결과는 DR60 염료보다 DY54 염료가 
섬유와의 염착성이 낮아 피염물로부터 염료의 탈락이 쉽기 
때문에 염착성 및 세탁견뢰도 특성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3. 세탁 시 피염물로부터 탈락된 소량의 DR60 염료는 부착된 
다른 섬유로 이동하여 세탁액 속에는 거의 잔존하지 않는 
것에 비해, DY54 염료는 피염물로부터 탈락된 염료가 비교
적 많아 부착된 다른 섬유뿐만 아니라 세탁액 속에도 존재
하였다. 이 때 세탁액 내 잔존하는 염료의 양은 초임계 CO2 
염색공정보다 수계 염색공정이 적용된 PET 섬유에서 두드
러지게 많이 나타남을 흡광도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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