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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verify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cotton fabrics naturally 

dyed with extracts of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Nakai, Caesalpinia sappan, Saururus 

chinensis, and Artemisia princeps against antibiotic-resistant strains of bacteria. After natural 

dyeing of the test fabric, Al, Cu, Fe mordants were used. The color fastness against 

washing, rubbing, and perspiration of the cotton fabrics dyed with the 4 types of extracts 

were mostly excellent. However, the color fastness against light showed poor results for all 

four types. As for the antibacterial test method, MRSA (ATCC 33591) was applied to the 

cotton fabrics dyed with the four kinds of extracts and cultured for 24 hours. After that, the 

bacteria that proliferated on the fabrics were collected and spread on a solid medium. The 

bacteria were measured to find out the bacteriostatic reduction rate for the 

antibiotic-resistant strai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four extracts showed a high 

bacteriostatic reduction rate of more than 99% when the copper mordant was used. Even 

with the lack of a mordant, the bacteriostatic reduction rate was high, at 99.9% for 

Caesalpinia sappan and 94.6% for Saururus 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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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예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우리의 생활주변 및 인

체와 항시 접하고 있으면서(Johnson, L. B., & 

Saravolatz, L. D., 2005)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2020년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균주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이 나타남에 따라 항

생제 내성균주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항생제내성관리과, 2020)하고 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주의 감염은 환자 간의 감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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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뿐만 아니라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섬유제품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병

원복에도 슈퍼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Scott et al., 2008; Wiener-Well et al., 2011)되었

다. 병원의 섬유제품은 병원균 감염의 서식처 또

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므로(Wiener-Well et al., 

2011), 세균의 서식이나 증식을 억제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합한 항균력이 높은 인체에 무해한 소

재와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천연염료는 대부분 자연의 식물에서 채취되는

데, 천연 염재에서 추출하여 얻은 염료는 환경과 

인체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 추출물을 이용한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성을 가진 섬유제품의 개발은 세균의 증식이

나 서식을 억제하여 감염성 질환의 예방, 섬유의 

오염이나 변색의 방지 등에 기여함으로써, 인체보

호와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천연 

물질 중 유백피는 구충작용, 항진균 작용(육창수, 

1981)이 있고, 소목은 항균작용, 중추억제작용, 장

혈관에 대한 약리작용(김창민, 1997)이 기록되었

고, 삼백초는 항염, 항균(네이버 지식백과, n.d.)

작용이 있고, 그리고 쑥은 구충, 악취제거 그리고 

강한 살균작용(김태정, 1996; 육창수, 1981; 정필

근, 1990)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균과 살균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유백피, 소목, 삼백초 그리

고 쑥을 선택하여 항균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았다. 유백피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은 그람양성

균(1차 감염성 세균)중 하나인 S. aureus에 대한 

항균성에 관한 연구(조경래 외, 2003)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목 추출물에 의해 염색한 

직물의 항균성에 관한 연구로는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과 Klebsiella pneumoniae

를 추가한 항균성(이상락, 1996; 라의숙, 2008)의

연구가 있다. 삼백초과 식물들의 항균성에 관한 

연구(최광훈, 1989; 한승호, 2006; 황은경, 2009)와 

삼백초를 이용한 천연 염색포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성(김병희 외, 2000)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쑥 추출액을 이용한 천연 

염색직물은 Staphylococcus aureus(ATCC 6538), 대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Staphlococcus epidermidis,

표피포도상구균, S.aureus subsp와 K.preumoniae

에 대한 연구(김병희 외, 1999; 박영희 외, 2000; 

송경헌 외, 2006; 신승엽 외, 2013) 결과가 있었

다. 그러나 천연염재로 염색한 직물의 항생제 내

성균주에 대한 항균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저자 등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염액을 사용하여 

천연염색한 직물에 대해 항생제 내성균주의 항균

효능 연구(최나영 외, 2015; 최나영, 2019; 최나영, 

2021a. 2021b)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천연 물

질 중 항균성 연구가 이루어진 4종류를 선택하여 

항생제 내성균주에도 항균효능이 있는지를 실험

하였고, 병원용 섬유제품에 사용되는 내구성이 좋

은 천연직물인 면을 선택하여 염색한 결과, 긍정

적인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4종류의 추출액으로 염색되어진 면포의 

염색견뢰도와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효능

을 비교 검토하여 병원용 섬유제품에 어떠한 천

연염재의 응용이 적합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염액의 추출

  유백피는 500g을 증류수 25Ｌ에 넣고 1시간 동

안 100℃에서 가열하여 18.5Ｌ의 염액을 얻었다. 

소목은 1kg을 에탄올 2L에 넣어 72시간 동안 추

출하여 농축 염료 8.37g을 얻었다. 에탄올(70%) 

4L에 삼백초 400g을 넣고, 72시간동안 추출하여 

423.7g의 염료원액을 얻었다. 70% 에탄올 2L에 

쑥 200g을 넣고, 72시간동안 추출한 후 여과지에 

걸러서 1.5L의 염료원액을 얻었다. 

2. 실험방법

1) 염색방법

  유백피 추출액의 농축한 염료의 농도는 1.85% 

(owf)로, 욕비 1:50의 조건으로 면포 2㎏을 Winch 

Dyeing Machine에 넣고, 상온에서 10분, 30℃∼

60℃에서 50분간 염색하였다. 매염방법(조경래, 

김미숙, 2003)은 후매염법을 사용하였다. 매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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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종류 추출액의 염색과 후매염방법

  염색방법

추출물

염색 욕비 염색 온도

알루미늄 

매염제의 

농도

구리  

매염제의 

농도

철 매염제의 

농도

후매염 

욕비

후매염 

온도

유백피 1:50

상온10분, 

30℃∼60℃

에서 50분

6% 3% 3% 1:40

상온에서 5분, 

30℃∼60℃에서 

25분

소목 1:10
40℃∼60℃

에서 60분
3% 2% 2% 1:20

40℃에 넣고, 

60℃에서 40분

삼백초 1:10

30℃∼60℃

에서 40분, 

70℃에서 

30분

5% 5% 5% 1:40
40℃에 넣고,

70℃에서 30분

쑥 1:10

40℃에서 

20분, 

60℃에서 

40분

3% 3% 3% 1:20
40℃에 넣고,

60℃에서 30분

건은 알루미늄 매염제의 농도 6%(owf), 구리와 

철 매염제의 농도는 3%(owf)로 하였다. 욕비는 

1:40으로 한 Winch Dyeing Machine (HS-107)에 

시험포를 넣고, 상온에서 5분, 30℃∼60℃에서 25

분 동안 매염 처리한 후 자연 건조하였다. 소목 

추출액의 농축한 염료의 농도는 0.84%(o.w.f)로, 

욕비는 1:10으로 한 워터베스에 면포 1㎏을 넣고, 

40℃∼60℃에서 60분간 염색하였다. 염색된 면포

를 수세한 후 자연 건조하였다. 매염방법(전희영 

외, 2009)은 후매염법을 사용하였다. 알루미늄 매

염제의 농도 3%(owf), 구리와 철 매염제의 농도

는 2%(owf), 욕비는 1:20으로 한 워터베스에 시험

포를 넣고, 40℃~60℃에서 40분 동안 매염 처리한 

후 자연 건조하였다. 삼백초 추출액의 농축염료 

농도는 1.1%(o.w.f), 욕비는 1:10으로 한 염욕에 

시험 포 250g을 워터베스에 넣고, 30℃∼60℃에

서 40분, 70℃에서 30분간 염색 한 후 수세하여 

자연건조하였다. 매염방법(김병희 외, 2000)은 구

리, 알루미늄, 철 매염제를 각각 5%(o.w.f)로 하

고, 욕비는 1:40으로 워터베스에 넣고, 70℃에서 

30분간 후매염 방법으로 염색하였다. 쑥에서 추

출한 염액을 사용하여 염욕을 1:10으로 한 워터베

스에 면포를 넣고, 온도를 40℃에서 20분간, 60℃

에서 40분간 염색한 후 수세하여 건조하였다. 매

염방법(박영희 외, 2000)은 알루미늄, 철 그리고 

구리 매염제를 각각 3%(o.w.f)로 하고, 욕비는 

1:20으로 처리하였다. 염색한 면포를 워터베스에 

넣고, 60℃에서 30분간 매염 처리한 후 수세하여 

건조하였다. 4종류의 염색방법은 <표 1>에 정리

하였다.

2) 염색견뢰도 측정방법

  염색견뢰도는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땀견뢰

도, 그리고 일광견뢰도를 살펴보았다. 세탁견뢰도

는 KS K ISO 105-C06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견뢰

도 판정으로는 KS K 0066에 의한 ΔΕ 값과 세탁 

후의 시료를 표준회색색표(Gray scale)를 이용한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마찰견뢰도는 KS K 0650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땀견뢰도는 KS K ISO 

105-E04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KS K ISO 

105-B02에 의해 일광견뢰도를 측정하였다. 견뢰

도 판정으로는 KS K 0066에 의한 ΔΕ 값과 Blue 

scale을 이용하여 일광 후의 시료를 평가하였다. 

3) 항생제 내성균주 억제효과 측정방법

  세균증식 억제효능은 김병희와 송화순 (2002), 

우효정과 이정순 (2011) 등의 연구방법을 변형하

여 실험하였다. 먼저, 냉동된 MRSA를 녹여 0.5 

ml 를 BHI 5 ml에 넣고 37℃ 배양기(Japan, 

SLI-400, EYELA)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염

색된 직물(5 cm X 5 cm)을 배양접시에 넣고, 

MRSA 배양액을 희석(5 x 105 cfu/ml)하여 염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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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항생제 내성균주 측정 방법

순서 방법 비고

1
염색 면포를 직경 5 ㎝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잘라 준비한 후 

petridish에 놓는다.

Clean bench

(VS-1400LS-3N, Vision Scientific 

Co. Korea)내에서 실험.

2 MRSA (ATCC 33591)를 BHI 배지에 넣는다.

3 24시간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한다. Incubator(SLI-400, EYELA, Japan)

4 배양액을 배양접시에 위치해 있는 염색 면포에 접종한다. petridish(SPL, Korea)

5 세균 접종 후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6
배양후 각각 배양접시에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완충액을 

넣어서 염색 면포에 묻어있는 세균을 세척한다.

7 세척한 세균을 BHI Agar 배지에 도말한다.

8 도말한 후 24시간 배양기에 배양하여 cfu 수를 측정한다. Incubator(SLI-400, EYELA)

<표 3> 4 종류의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에 대한 색상 

   추출물

매염제    
유백피 소목 삼백초 쑥

무매염

알루미늄

구리

철

직물에 접종하고 24시간 배양시켰다. 배양접시에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를 넣어 염색포에 

묻어있는 세균을 세척하였다. 세척한 PBS를 BHI 

Agar 배지에 접종한 후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

시켰다. <표 2>는 항생제 내성균주의 측정 방법

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배양접시의 cfu를 측정하

여 균감소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정균감소율 (%) = (A-B)/A × 100

     A: 초기의 균수, B: 24시간 배양 후의 균수

Ⅲ. 실험결과 비교분석

1. 표면 색상변화의 비교분석

  <표 3>은 4 종류의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에 

대한 색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같은 추출액

이라도 매염제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다.

  유백피염색 면포의 표면색은 무매염포와 구리, 

알루미늄, 철 매염포 모두 적색과 황색계열의 표

면색을 나타냈다. 무매염포는 적색계열이 증가하

였고, 철 매염포는 황색계열이 증가하였다. 매염

제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무매염

포와 구리, 알루미늄 매염포의 색상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다. 소목염색 면포의 표면색은 무매염

포에 비해 황색계열이 감소하고 적색계열이 증가

하였다. 철 매염포의 경우 적색계열이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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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염색 면포의 세탁견뢰도

염색

견뢰도
매염제

유백피 소목 삼백초 쑥

변퇴색
오염

변퇴색
오염

변퇴색
오염

변퇴색
오염

면 모 면 모 면 모 면 모

세탁

견뢰도

무매염 3-4 4-5 4-5 1-2 4-5 4-5 3-4 4-5 4-5 2 4-5 4-5

알루

미늄
4 4-5 4-5 1-2 4-5 4-5 3 4-5 4-5 2 4-5 4-5

구리 3-4 4-5 4-5 1-2 4-5 4-5 2 4-5 4-5 2-3 4-5 4-5

철 3-4 4-5 4-5 1-2 4-5 4-5 2-3 4-5 4-5 2-3 4-5 4-5

<표 5> 염색 면포의 마찰견뢰도

염색

견뢰도
매염제

유백피 소목 삼백초 쑥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마찰

견뢰도

무매염 4-5 4-5 4-5 4-5 4-5 4-5 4-5 4-5

알루미늄 4-5 4-5 4-5 4-5 4-5 4 4-5 4-5

구리 4-5 4-5 4-5 4-5 4 3-4 4-5 4

철 4-5 4 4-5 4-5 4-5 3-4 4-5 4

고, 황색계열도 감소하였다. 매염제의 종류에 따

라 알루미늄, 구리는 적색계열을 보이고, 모든 매

염제는 황색계열이 감소하였다. 삼백초염색 면포

의 표면색은 무매염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루

미늄, 철 매염포는 황색계열이 증가하였다. 구리

매염포는 무매염포에 비해 황색계열과 적색계열

이 약간 증가하였다. 쑥염색 면포의 표면색은 무

매염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루미늄, 구리 매염

포는 녹색계열과 황색계열이 증가하였다. 철매염

포는 무매염포에 비해 황색계열과 적색계열이 약

간 증가하였다. 

2. 염색견뢰도의 비교분석

  무매염포와 3종류의 매염제를 처리한 염색포에 

대해 측정된 견뢰도를 비교하였다. 

1) 세탁견뢰도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세탁견뢰

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퇴색에 대

한 세탁견뢰도는 소목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경우 1-2급으로 무매염포와 매염포 모두 낮았다. 

유백피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무매염포와 매

염포 모두 3-4급으로 보통이었다. 4 종류의 추출

액에 대한 시험포의 오염 세탁견뢰도는 첨부 백

포가 면포 또는 모포인 경우 모든 시험포는 4-5급

으로 우수하였다. 따라서 세탁에 의한 오염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목의 경우에는 오염에 

대한 세탁견뢰도는 우수하였다. 

2) 마찰견뢰도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마찰견뢰

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4 종류의 추

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건조시 마찰견뢰도는 

유백피, 소목,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무매

염, 알루미늄매염, 구리매염, 철매염의 경우 4-5급

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백초 추출액으

로 염색한 면포는 구리매염의 경우 4급이었고 무

매염, 알루미늄매염, 철매염의 경우 4-5급으로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습윤시 마찰견뢰도는 4종류의 추출

액 모두 무매염인 경우에 4-5급으로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매염의 경우 유백피, 소

목,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4-5급으로 우수

한 편이었고, 삼백초 추출액으로 염색한 경우 4급

으로 나타났다. 구리매염의 경우 유백피, 소목 추

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4-5급으로 우수한 편이었

고,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4급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삼백초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3-4

급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습윤시 마찰견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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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염색 면포의 땀견뢰도

염색
견뢰
도

매염
제

유백피 소목 삼백초 쑥

산성 알칼리성 산성 알칼리성 산성 알칼리성 산성 알칼리성

변퇴
색

오염 변퇴
색

오염 변퇴
색

오염 변퇴
색

오염 변퇴
색

오염 변퇴
색

오염 변퇴
색

오염 변퇴
색

오염

면 모 면 모 면 모 면 모 면 모 면 모 면 모 면 모

땀견

뢰도

무매

염
3-4 4-5 4-5 3-4 4-5 4-5 2-3 4-5 4-5 2-3 4-5 4-5 4 4-5 4-5 4 4-5 4-5 4 4-5 4-5 4 4-5 4-5

알루

미늄
4 4-5 4-5 4 4-5 4-5 3 4-5 4-5 3-4 4-5 4-5 3-4 4-5 4-5 3-4 4-5 4-5 3-4 4-5 4-5 3-4 4-5 4-5

구리 4 4-5 4-5 4 4-5 4-5 2 4 4-5 2-3 3 4-5 2-3 4-5 4-5 2-3 4-5 4-5 4 4-5 4-5 4 4-5 4-5

철 3-4 4-5 4-5 3-4 4-5 4-5 2-3 4-5 4-5 3 4-5 4-5 4 4-5 4-5 3 4-5 4-5 3-4 4-5 4-5 3-4 4-5 4-5

소목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무매염과 3종류의 

매염제 모두에서 4-5급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김병희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삼백초 추출

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마찰견뢰도의 경우 매염시 

저자의 연구보다 1등급 정도 높게 나타났다. 

3) 땀견뢰도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땀견뢰도

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백피 추출액

으로 염색한 면포의 땀견뢰도를 살펴보면, 산성 

땀인 경우 변퇴색 정도는 모든 시험포가 3-4급으

로 보통이었다. 오염 땀견뢰도는 첨부백포가 모

포인 경우와 면포인 경우 땀견뢰도는 대부분의 

시험포가 4-5급 정도로 나타나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알칼리 땀의 변퇴색 정도는 대부분의 시

험포가 3-4급으로 보통이었으나 오염 땀 견뢰도

는 첨부백포가 모포와 면포인 경우 대부분의 시

험포는 4-5급으로 나타나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소목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땀 견뢰도를 

살펴보면, 산성 땀의 변퇴색 정도는 모든 시험포

가 2-3급으로 보통이하였다. 오염 땀 견뢰도는 첨

부 백포가 모포와 면포인 경우 모든 염색 면포가 

4-5급 정도로 나타나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알칼리 땀인 경우 변퇴색 정도가 2-4급이었고, 알

루미늄 매염포는 3-4급으로 보통이었다.  오염 땀 

견뢰도는 첨부 백포가 면포인 구리 매염제 시험

포를 제외하고, 첨부백포가 면포와 모포인 경우 

대부분의 시험포는 4-5급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삼백초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땀견

뢰도에서 변퇴색정도를 살펴보면, 산성과 알칼리

땀에서 무매염은 4급, 매염시는 알루미늄 매염포

는 3-4급, 구리매염이 2-3급, 철매염포는 3급을 나

타내었다. 무매염인 경우 오히려 철 매염포 보다

는 1등급, 구리매염포보다는 1-2등급 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오염 땀 견뢰도는 염색 면포의 경

우, 첨부백포가 면포와 모포인 경우 모두 4-5급으

로 우수한 편이었다.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

의 땀견뢰도<표 6>는 산성과 알칼리성 인공 땀액

에 대한 변퇴 정도를 살펴보면 구리와 철 매염포

가 3-4급으로 보통으로 나타났고, 무매염포와 알

루미늄 매염포는 4급으로 나타났다. 산성과 알칼

리성 인공 땀액에 대한 오염 정도는 무매염포와 

매염포 모두 4-5급으로 나타나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병희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삼백초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땀견뢰도는 산성땀액

의 경우 매염시 5급으로 나타나 저자의 연구보다 

1등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땀견뢰도는 산성 땀과 알칼리성 땀의 

경우 색상은 비슷하게 유지하였고, 산성과 알카리

성 인공 땀액에 대한 오염도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일광견뢰도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일광견뢰

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유백피 추출

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일광견뢰도는 철 매염포가 

3급으로 보통이었다. 다른 매염포는 1-2급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소목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

포의 일광견뢰도는 무매염포와 매염포 모두 일광

에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백초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일광견뢰도는 무매염포는 3-4급 

보통이었고, 알루미늄과 철매염포는 1-2급으로 낮

게 나타났다. 오히려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은 염

색 면포는 일광견뢰도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일광견뢰도는 구리 매

염제의 경우 1-2급, 무매염포와 알루미늄과 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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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염색 면포의 일광견뢰도

염색견뢰도 매염제 유백피 소목 삼백초 쑥

일광견뢰도

무매염 1-2 1 3-4 1

알루미늄 1-2 1 1-2 1

구리 2-3 1-2 3 1-2

철 3 1-2 1-2 1

<표 8> 천연염색포의 정균감소율(24시간 후) 

면 매염제 유백피 소목 삼백초 쑥

정균감소율

(％)

무매염 65.2 99.9 94.6 18.6

알루미늄 60.6 54.9 87.7 70.9

구리 99.9 99.2 99.7 99.9

철 42.9 36.9 77.7 24.5

염포는 1급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백피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일광견뢰도

는 1-2급정도로 매우 낮아 조경래(2000), 김광수 

외(197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목 추출액으로 염색한 직물의 일광견뢰도는 김

숙렬(2001)의 연구에서도 1급으로 매우 낮게 나와 

저자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병

희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삼백초 추출물로 염

색한 면직물의 일광견뢰도는 저자의 연구가 1-2

등급 높게 나타났다. 박영희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일광견뢰도

는 구리매염제를 사용했을 경우 4급으로 나와 1-2

급으로 나온 저자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일광견뢰도는 매우 낮아 염색색상의 탈색이 문

제가 되기 때문에 일광건조는 피하고 염색 후 그

늘에서 건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광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염착량 증가를 개선

할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항생제 내성균주의 항균효능 비교

  <표 8>은 유백피, 소목, 삼백초,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에 세균을 접종한 후  24시간 배양하

였다. 면포에 증식한 세균을 취한 후 고체배지에 

도말하였다. 고체배지에서 세균을 측정하여 항생

제 내성균주에 대한 정균감소율을 측정하였다.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염색만 한 경우 소목 추

출액으로 염색한 면포는 99.9%로 높은 정균 감소

율을 나타냈고 4 종류 천연물 중 쑥은 18.6%로 가

장 낮은 정균감소율을 보였다. 알루미늄 매염제

를 사용한 경우 삼백초 추출액을 사용한 염색 면

포는 87.7%의 정균감소율을 나타냈고 소목 추출

액을 사용한 염색 면포는 54.9%로 4 종류 천연물 

중 가장 낮은 정균감소율을 보였다. 구리매염제

를 사용한 경우에는 4 종류 추출액을 사용한 염색 

면포는 99% 이상의 높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었

다. 철매염제를 사용한 경우 삼백초 추출액을 사

용한 염색 면포가 77.7%의 정균감소율을 나타내

었고 쑥 추출액을 사용한 염색 면포는 24.5%로 4 

종류 천연물 중 가장 낮은 정균감소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염색한 경

우 소목과 삼백초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가 높

은 항균효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염제

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리매염제가 다른 매염제에 

비해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높은 항균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영희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유백피 추출

액으로 염색한 직물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

균성 측정 결과 정균감소율이 99.5%∼99.9%로 높

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이상락 외(2002)의 연구

에서는 황색 포도상 구균을 shake flacsk 법에 의

해 측정한 결과 항균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김병희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삼백초 추

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정균 감소율은 구리와 철매염시 90%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박영희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포의 대장균과 황색 포

도상 구균, 표피 포도상 구균에 대한 항균성은 구

리매염제를 사용했을때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

균, 그리고 포피포도구균은 90% 이상의 정균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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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항생제 내성균

주에 대한 항균성은 아니지만 다른 세균에 대해

서도 높은 정균감소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재인 유백피, 소목, 삼백

초, 쑥을 활용한 염색 면포의 매염제별 염색견뢰

도와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성을 시험하였

으며 시험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시험결과에 대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세탁견뢰

도를 비교한 결과, 변퇴색에 대한 세탁견뢰도는 

유백피가 3-4등급으로 나타났고, 소목이 1-2등급

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오염 세탁견뢰도

에 있어서는 첨부백포가 면포인 경우와 모포인 

경우 4종류의 추출액으로 염색한 모든 염색포는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3종류의 매염제 모두 

4-5등급을 나타내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마찰견뢰

도를 비교한 결과, 건조시 마찰견뢰도는 무매염과 

모든 매염제 사용의 경우 4-5등급을 나타내어 우

수함을 알 수 있었다. 습윤시 마찰견뢰도는 소목

의 경우 무매염과 모든 매염제 사용의 경우 4-5등

급을 나타내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삼백초의 

경우 구리와 철 매염제의 경우에만 3-4등급으로 

다른 종류의 추출액을 사용했을 때보다 다소 낮

은 등급을 나타내었다.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땀견뢰도

를 비교한 결과, 산성 땀인 경우 변퇴색은 유백피

와 쑥의 경우가 무매염과 모든 매염제에서 3-4등

급 정도로 보통이었고, 소목은 2-3등급으로 4종류

의 추출액 중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알칼

리성 땀인 경우 변퇴색은 유백피와 쑥의 경우가 

무매염과 모든 매염제에서 3-4등급정도로 보통이

었고, 소목의 무매염과 구리매염제 그리고 삼백초

의 구리 매염제의 경우 2-3등급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첨부백포가 면포와 모포인 경우의 

오염 땀견뢰도는 소목의 구리 매염제의 경우 산

성땀인 경우 4등급, 알칼리땀인 경우 3등급을 나

타낸 것을 제외하고 4 종류의 추출액의 무매염과 

매염제 모두에서 4-5등급으로 우수한 편이었다.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일광견뢰

도를 비교한 결과, 쑥 추출액으로 염색한 경우 무

매염과 모든 매염제에서 1-2등급으로 가장 낮은 

일광견뢰도를 나타내었다. 유백피 추출액의 철매

염제 사용과 삼백초의 구리매염제 사용시 3등급, 

삼백초의 경우 무매염시 3-4등급으로 나타났다. 

  4 종류의 추출액에 대한 염색 면포의 항생제 

내성균주의 항균효능을 비교한 결과, 4 종류 추출

액 모두 구리 매염제 사용시 99%이상의 높은 정

균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무매염시에는 소목의 경

우 99.9%, 삼백초의 경우 94.6%로 높은 정균감소

율을 나타내었다. 쑥의 경우 18.6%로 가장 낮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알루미늄 매염제 사용

시 삼백초 추출액으로 염색한 경우 87.7%로 가장 

높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었고, 소목의 경우 

54.9%로 가장 낮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철

매염제 사용시 삼백초 추출액으로 염색한 경우 

77.7%로 가장 높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었고, 쑥

의 경우 24.5%로 가장 낮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

었다.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목이나 삼백초 추출

액으로만 염색했을 경우에 90% 이상의 높은 정균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소목과 삼백초 

추출액을 이용해 염색한다면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높은 항균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

한 항균효능이 높은 천연 추출액을 감염우려가 

높은 병원의 섬유제품에 응용한다면 감염 발생률

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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