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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sustainable clothes care by comparing 

household washer’s standard course and quick course. Detergency at each course  was 

classified by laundry weight, detergent concentration, and soils. Also, fabric damage from 

each course was compared. Wash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two types of 

washing machines and three types of detergents. Using the standard soiled fabrics of EMPA 

108 set, detergency was compared by laundry weight, soil, and detergent concentration. 

Additionally, fabric damage was evaluated using the mechanical action of MA-40.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a standard course, having more working time 

exhibited better detergency than a quick course. However, the detergency deviation under 

6㎏ laundry weight was as low as 9.0%. Second, detergency by the type of soil was more 

effective in standard course than in a quick course, but hydrophilic protein soils had a 

small detergency deviation at 7.6%. Moreover, hydrophobic oil, complex, and particulate 

soils had a higher deviation at 19.7% Third, fabric damage was in proportion to operating 

time. Fourth, a quick course showed approximately 80% detergency regardless of the type 

of detergent. in the case of using 50% of the recommended allowance by the detergent 

manufacturer. In conclusion, reducing the operating washing time and detergent 

concentration is in accordance with increasing sustainability, in the case of washing with 

lightly soiled fabrics under 6㎏ of laundr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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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의류산업 

전반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

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세계환경개

발위원회의 발표에 근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

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설명하였다(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의류제품의 경우 그 생애주기를 재료, 생산, 유

통, 사용, 폐기의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세탁 및 다림질 등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용단계가 의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ranklin, 1993). 세탁기의 종류, 온수 및 냉수의 

선택, 다림질 유무 등에 따라 실행한 시나리오 분

석에 따르면 의류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관리방식의 선택에 따라 약 4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 (Kim et al., 2015). 따라서 의

류관리법에 대한 적절한 선택은 의류산업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의류 관리단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세탁기의 

보급이 본격화된 80년대 이후에는 세탁기를 이용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드럼형 세탁기의 

선호도가 높아진 2000년대부터는 세탁기의 종류

와 관련 지어진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드럼

세탁기의 최적 세탁 조건을 오구의 종류별로 규

명한 연구(Chung et al., 2006)및 펄세이터형과 드

럼형으로 구분된 세탁기의 형태가 소비자들의 세

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Seong & 

Lee, 2010)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와류식과 드럼

식 세탁기의 세탁성과 헹굼성, 섬유손상도 등을 

연구함과 동시에 각 세탁기가 가지는 수자원과 

전기자원의 소모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환경 및 

자원절약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연구(Piao & 

Park, 2013)도 등장하였다.

  세탁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세제에 관한 연구

도 이어졌는데, 표준세제를 활용한 세제의 농도와 

세탁성, 헹굼성에 관한 실험을 통해 세제잔류량은 

세제사용량에 비례하나, 우수한 세탁성을 얻기 위

해서는 세제의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기도 하였다(Lee & Kim, 

2011). 또한 시판 세제를 이용하여 최적의 세탁성

을 얻기 위해 적정 세제액비와 세척온도를 제안

한 연구(Chung & Kim, 2007) 등이 존재하며 무세

제 세탁에 대한 가능성을 밝힌 연구(Kang et al., 

2003)등을 통해 세제사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관

심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2010년 이후부터는 국내 의류관리 분야에서도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가 이어지

고 있다. 면과 폴리에스터 섬유의 최적 세탁온도

와 세척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세탁 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연구(Yun et al., 

2018)및 세탁 중 폴리에스터 직물의 미세플라스

틱 배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가능한 1회에 큰 

세탁중량을 세탁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Choi 

et al., 2021). 

  또한 세탁행동과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세

탁행동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 아직 

유럽에 비해 지속가능성의 수준이 떨어지며 심리

적인 세제 계량 등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주는 

세탁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기

도 하였다(Wee et al., 2021). 이처럼 의류관리 측

면에서 국내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

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의류관리의 경우 소비자들

의 세탁행동에 영향을 받는데, 세탁행동은 사회 

문화적인 개념으로 청결에 대한 인식이나 관습, 

습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Jack, 2013), 의류

관리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

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세탁 관련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

도 중요하지만, 세탁 지식의 수준이 소비자 집단

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세탁행동과 단순 비례하지 

않으며(Lee et al., 2004)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세

탁 경험이 누적될수록 의류나 세제의 설명서나 

라벨을 참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이고 관습

적인 세탁 행동 경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

기도 한 점(Wee et al., 2021)을 충분히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가정에서의 

세탁 및 의류관리는 관습 및 개인의 주관이 미치

는 영향이 크기에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류관리 방법이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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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andard soiled fabrics

EMPA 108 set Fiber
Soil

Component Classification

EMPA 106 cotton IEC carbon black, mineral oil hydrophobic particle and oil

EMPA 111 cotton blood hydrophilic protein

EMPA 112 cotton cocoa colorant, hydrophilic protein

EMPA 122 cotton red wine (aged) tannin colorant

EMPA 118 cotton sebum, pigment hydrophobic oil and pigment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detergents

Detergent Manufacturer Type pH
Recommended conc.

(3 Kg laundry load)

A H liquid neutral 20mL

B L powder mildly alkaline 30g

C LK sheet neutral 1/2 sheet(1.72g)

수 있는 지의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현대의 가정용 세탁기는 기본적인 세탁 및 탈

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세탁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사용법 역시 비교적 간편하다. 국내의 

가정용 전기세탁기 보급률은 2010년대를 기점으

로 거의 100%에 다다랐으며, 세탁빈도 또한 평균 

주 3회에 가까워 주로 실내생활을 중심으로 한 최

근의 생활환경에서는 세탁물의 오염 정도가 과거

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

도한 세탁에 의한 의류 손상 및 에너지 낭비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탁코스의 선택이 중요

함에도 국내의 경우 80% 이상이 세탁기의 표준코

스를 선택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ee et 

al.,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세탁기의 표준코스

와 쾌속(소량)코스의 세탁성을 세탁중량과 세제

농도, 오염종류에 따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에 부

합하는 세탁중량 및 오구별 세탁코스, 세제사용량

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 의류관리 측면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Experimental

1. Materials & instruments

1) Standard soiled fabrics

  세탁코스, 세탁중량 및 세제농도별 세탁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오염포는 KS C IEC 60456에서 

규정한 표준인공오염포 EMPA 108을 이용하였다. 

해당 오염포는 정사각형의 직물 6개에 각기 다른 

5종류의 인공오염포와 한 장의 흰색 면백포로 구

성되어 있으며, 오구성분은 고형오구(IEC carbon 

black/mineral oil), 단백질오구(blood, cocoa), 탄

닌 색소오구(aged red wine), 친유성 오구(sebum/ 

pigment)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Table 1).

2) Fabric Damage

  세탁 시 섬유손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

계력 측정용 표준시험편(Testfabrics, MA-40)을 사

용하였다. 해당 시험편은 무표백의 40㎝×40㎝ 면

직물에 지름 3.5㎝의 정교한 정원형 천공 5개(TIC 

5-hole polka dot)가 존재한다.

3) Detergents

  세제는 소비자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자 

실험용 규격제품(표준세제)이 아닌, 시중에서 판

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세

제 브랜드의 합성세제를 사용하였다(유한빈, 김인

숙. 2020).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제의 

형태는 액상형, 분말형, 시트형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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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dummy loads

Sort Fiber Size (cm) Weight (g/piece)

P (pillow) 100% cotton 4 × 13 229.1

S (sheet) 100% cotton 165 × 233 709.6

T (towel) 100% cotton
73 × 81

(two-fold)
108.6

고, 세제의 세액은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지닌 

다양한 종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4) Washing machine

  세탁기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서 와류식과 드럼식 두 종류를 선정하였는데, 세

탁기 간의 특성이나 성능 비교는 하지 않았다. S

사의 대형 와류식 가정용 전기세탁기(Model: 

WA13F7K2QWS, 12㎏)를 이용하여 세탁코스 및 

세탁중량에 따른 세탁성 및 섬유손상도를 측정하

였다. 또한 L사의 초대형 드럼식 가정용 전기세탁

기(Model: F21VDW, 21㎏)를 이용하여 세제농도

별, 오구별 세탁성을 측정하였으며, KS C IEC 

60456 방법에 의거하여 세탁하였다.

5) Dummy load

  세탁코스에 따른 세탁중량 간의 세탁성 비교를 

위해 기본세탁부하를 이용하였다. 기본세탁부하

는 KS C IEC 60456에서 규정하는 면직물로 된 타

월, 베갯잇, 시트로 구성되었다(Table 3). 세탁중

량은 1㎏, 3㎏, 6㎏, 9㎏로 구분하였으며 각 중량에 

맞는 기본세탁부하를 세탁조에 넣어 세탁하였다.

2. Washing methods

  오염포는 세탁 시 기본세탁부하의 타월에 바느

질을 통해 단단히 부착하여 각 세탁중량별 기본

세탁부하와 함께 세탁하였다. 세탁이 끝난 후 오

염포는 타월에서 분리하여 자연건조 하였으며, 세

탁 전 원포(백포)와 오염포 그리고 오염포를 세탁한 

세탁포는 표면반사율의 측정을 위해 이용하였다.

1) Washing course, laundry weight and fabric 

damage

  와류식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코스에 따른 세탁

중량별 세탁성 비교는 1㎏, 3㎏, 6㎏, 9㎏로 구분

된 세탁중량에 맞는 기본세탁부하와 인공오염포, 

기계력 측정용 시험편을 각기 표준코스와 동작시

간이 표준코스의 평균 74.0% 인 쾌속코스로 구분

하여 상온용수(20±1℃)로 세탁하여 자연건조하였

다. 해당 실험에서는 액상형 세제 A를 사용하였

으며 세탁액의 농도는 세제 생산업체에서 제시하

는 일반세탁기용 세탁수 용량별 세제량을 투입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마다 기계력 측정

용 표준시험편을 투입하여 세탁코스 및 세탁중량

별 섬유손상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2) Detergent concentration

  드럼형 세탁기를 이용한 세제농도별 세탁성능

평가는 드럼형 세탁기의 쾌속코스 동작 조건인 3

㎏ 이하 세탁중량에 맞는 기본세탁부하를 투입하

여 세탁용수 40℃로 설정된 쾌속코스로 3가지 제

형의 A, B, C세제를 각각 사용하여 세탁하였으며, 

각 세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3㎏ 세탁중량에 따

른 세제용량과 세탁기 제조사가 쾌속코스 설정 

시 제안하는 기존 세제 용량 대비 50%인 세제용

량을 투입하였다. 이는 세제 사용량을 반으로 감

소시키면 헹굼 과정 중에 물의 사용량과 에너지

를 줄일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최적의 세탁조

건을 찾고자 함이었다. 세탁은 2번씩 반복하여 진

행 후 자연 건조하였다.

3. Evaluation methods 

1) Evaluation of detergency

  세탁코스와 세탁중량, 세제농도에 따른 세탁성

능의 평가는 분광광도계(Mecbeth Color-Eye 3000)

를 이용하여 파장 540㎚에서 시험포(원포, 세탁

포, 오염포)의 앞면 두 곳 뒷면 두 곳 총 네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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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erating time difference per washing course <Fig. 2> Detergency by the washing course

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 표면반사율로부터 K/S 값을 구하고, 다음의 

Kubelka Munk 식에 대입하여 세척율(DK/S)을 계

산하여 비교하였다.

DK/S(%) =
(K/S)s - (K/S)w

× 100
(K/S)s - (K/S)o

여기서, DK/S : Detergency

(K/S)O : K/S value of unsoiled fabric

(K/S)S : K/S value of soiled fabric

(K/S)W : K/S value of washed fabric

  

2) Evaluation of fabric damage

  섬유손상도는 세탁이 끝난 후 완전히 건조된 

시료의 5개의 천공에서 느슨하지만 시료에 여전

히 붙어 있는 경사와 위사의 개수를 세어 평균을 

구하였다. 느슨해진 경사와 위사의 수가 많을수

록 손상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Ⅲ. Results & Discussion

1. Washing course

1) Detergency by washing time and laundry 

weight

  표면반사율을 통한 세척율(D)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 동작시간이 긴(Fig. 1) 표준코스의 세탁성이 

평균 14.8%로 쾌속코스에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Fig 2). 이는 동작시간이 길어지면서 오

구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의 총량이 증가하고, 

세제가 화학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탁코스별 세척율의 편차는 세탁중량 

9㎏에서 평균 32.4%로 크게 차이를 보였으며 세

탁중량 1㎏, 3㎏, 6㎏에서는 각 10.3%, 7.3%, 

9.3%로 그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세탁기

의 한계 용량에 가까운 세탁중량 9㎏ 에서는 세탁

물이 세탁조에 가득 차 뒤엉킴으로써 움직이기 

어려워서, 수류에 의한 물리적인 힘이 오염포에 

가해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세탁공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세탁물이 세탁조의 동작에 따

라 적절히 움직일 수 있는 세탁중량에서는 세탁

기의 세탁공정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세탁시간의 감소가 세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Detergency by the type of soils

  세탁코스에 따른 오구별 세탁성의 경우, Fig.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백질(blood)과 색소(aged 

red wine)등 친수성 단독오구에 대해서는 표준과 

쾌속코스 간에 세탁율의 편차가 평균 7.6%로 적

게 나타났으며, 고형(IEC carbon black/mineral 

oil), 복합(cocoa), 친유성(sebum/pigment) 오구에 

대한 세탁율의 편차는 평균 19.7% 로 높은 차이

를 보였다. 

  친수성 색소의 경우, 코스별 세척율의 편차가 

3.6%로 가장 작았는데 이는 단독 색소 오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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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ergency by the type of soils <Fig. 4> Fabric damage by the washing course

우 세탁공정 중 세탁시간의 편차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세탁과는 관계가 

적고, 표백제의 함유 등 세제 성분의 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오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1.6%로 두번째 세척율의 편차가 적은 단백질 

오구의 경우도 친수성 단독오구로 세탁기의 기종

이나 세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교적 잘 제거되

는 오구(Piao & Park, 2013)이기 때문에 편차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친유성과 복합 오구의 경우, 각각 22.1%와 

19.0%로 세탁율의 편차가 크게 드러났다. 이는 

두 오염 모두 지용성이며, Cocoa 오구의 경우 색

소가 함유된 복합오염으로 제거하기 까다로운 오

염이기에 충분한 세탁시간을 확보하여야 좋은 세

척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형오구의 경우에도 코스별 세척율의 편차가 

18.0%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형오구의 경우 

세제의 화학적 작용으로는 세탁이 되지 않고, 주

로 팽윤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제거되는 오구

로 세탁코스의 변화에 따른 세탁시간의 감소가 

오구의 세척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3) Fabric damage

  기계력측정용 표준시험편(Testfabrics, MA-40)을 

각 세탁과정에 투입하여 정원형 천공 5개(TIC 

5-hole polka dot)의 풀어져서 느슨해진 위사와 

경사의 숫자를 세어 섬유손상도를 측정한 결과, 

전 세탁중량에서 표준코스가 쾌속코스에 비해 평

균 28.4% 높은 섬유손상도를 보였다(Fig. 4). 

  이는 두 코스의 세탁시간의 편차의 평균인 26%

와 근접하였는데, 섬유제품의 세탁 시 손상정도의 

경우 물리적인 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되며 세탁 시의 섬유손상도는 세탁기의 

총 동작 시간과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세탁중량 9㎏에서는 섬유손상도의 편

차가 다른 중량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

선 세탁용량별 세탁율과 마찬가지로 세탁용량이 

한계에 가깝게 차서 수류에 의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세탁공정이 이루어지

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Detergent concentration

  드럼형 세탁기를 이용한 쾌속코스에서의 세탁

세제의 농도별 세탁성 비교에서는 세제 제조사가 

권장하는 용량을 투입하였을 때의 세탁성이 세탁

기 제조사가 쾌속코스 사용시 권장하는 50% 용량

의 세제를 투입한 것 보다 다소 높았다(Fig. 5). 다

만 오구별, 세제 종류별로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전반적으로 절반의 세제 용량을 투입하더라도 권

장용량 대비 평균 80% 이상의 세탁성을 보였다. 

  중성세제 A, C의 경우, 제형 및 오구의 종류에 

큰 상관없이 50% 용량의 세제 투입이 권장용량대

비 70-80%의 세탁성이 나타났다. 분말형의 약 알

칼리성 세제 B의 경우 50% 용량의 세제 투입이 

권장용량대비 약 80%의 세탁성을 보였으나,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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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tergency by the 

detergent concentration

(average) 

<Fig. 6> Detergency by the 

detergent concentration         

(IEC carbon black/mineral oil)

<Fig. 7> Detergency by the 

detergent concentration

(blood)

<Fig. 8> Detergency by the 

detergent concentration(cocoa)

<Fig. 9> Detergency by the      

     detergent concentration

(aged red wine)

<Fig. 10> Detergency by the 

detergent concentration

(sebum/pigment)

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소 편차가 나타났다. 

  단백질 오구나(Fig. 7) 친유성 오구에서는(Fig. 

10) 절반 용량의 세제 투입도 중성세제와 비슷한 

70-80%의 세탁성을 보였으나, 색소가 포함된 오

구(cocoa, aged red wine)에서는(Fig. 8 & Fig. 9) 

오히려 절반 용량의 세제 투입이 더 좋은 세탁성

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로(Chung & Kim, 2011; Chung & Kim, 2012), 두 오

구에 포함된 색소 성분인 anthocyanin류가 세액의 

알칼리성이 높아지면 세탁성이 감소하는 특성으

로 인해 세제를 더 투입하였을 때 세탁성이 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Ⅳ. Conclu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가정용 전기세탁

기를 사용함에 있어 오염의 정도나 오구의 종류

에 따라 알맞은 세탁코스 및 세탁조건을 선택하

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 및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세탁물의 상태에 따라 정확한 

세탁코스 밎 세탁조건을 선택하면 유무형의 자원

을 절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탁으로 

인한 섬유 손상을 최소화하여 의류사용 주기를 

늘릴 수 있다. 연구에서는 가정용 세탁기의 세탁

코스 중 표준코스와 쾌속코스의 세탁성 및 섬유

손상도를 와류식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물의 중

량별, 오구별로 비교하였으며, 세액의 농도에 따

른 세탁성을 드럼형 세탁기를 이용하여 비교하였

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의 요약과 그 결과

로부터 추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탁기의 전체 동작시간이 긴 표준코스

의 세탁성이 쾌속코스에 비해 전 세탁중량에서 

평균 14.8% 우수하였다. 다만 이 차이는 세탁중

량의 변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세

탁중량 6㎏ 까지는 그 편차가 평균 9.0%로 작았

으며, 세탁중량 9㎏에서는 32.4%로 크게 증가하

였다. 따라서 6㎏이하 중량의 세탁물을 세탁하는 

경우나 오염이 심하지 않은 세탁에서는 쾌속코스

를 선택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의류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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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둘째, 오구별 세탁성 역시 세탁기의 전체 동작

시간이 긴 표준코스가 대체적으로 우수하였다. 

다만 오구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수용성 단독오

염에 대해서는 표준과 쾌속코스 간 세탁율의 편

차가 평균 7.6%로 작았으며 지용성, 복합, 고형오

염에 대해서는 코스 간 편차가 19.7%로 다소 높

았다. 이에 오염원이 주로 친수성 오구일 경우는 

세탁 시 쾌속코스를 선택하고, 친유성이나 고형오

구, 복합오구가 많은 세탁물의 경우 표준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섬유손상도의 경우 대체로 동작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유손상

도는 의류사용 수명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이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탁시간을 갖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의류관리를 위

해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세제농도에 따른 세탁성은 3㎏의 세탁물

을 쾌속코스로 세탁 시 세제 제조사가 권장하는 

세제용량의 절반을 투입하여도 권장용량 대비 약 

80% 정도의 세탁성을 보였다. 다만 중성세제의 

경우 오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액의 농도가 절

반으로 바뀌었을 때 대체로 위와 같은 경향을 보

인 반면, 약 알칼리성 세제의 경우 anthocyanin류

가 함유된 색소 오염인 경우 그 화학적 특성에 의

해 세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세탁성이 떨어

졌다. 따라서 오염이 심하지 않은 세탁물을 쾌속

코스로 세탁하는 경우 세탁기 제조사의 권장사항

인 표준세제사용량 대비 50%의 세제 투입은 지속

가능한 의류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탁기의 세탁코스에 따른 세탁물의 

중량별, 오구별 세탁성과 섬유손상도 및 세액의 

농도에 따른 세탁성의 비교 결과는 가정 내 의류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들이 세탁기에 탑재되어 있는 세탁코스 기능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류

관리에 쉽게 동참할 수 있게 하며, 세제나 세탁기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의류산업을 위한 세탁

코스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세제사용량의 50%와 100%

의 두 가지 세제농도를 사용하였는데, 좀 더 실용

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세제농도를 이용

하여 세탁성을 측정하는 것이 후속연구로 요구된

다. 또한 세탁성 이외에도 표준 및 쾌속코스에 따

른 헹굼성 비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속

가능한 의류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

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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