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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absorbing and fast-drying fabric after washing.  

In the comparison of absorption and fast-drying properties, there was slight difference among the materials depending on thickness, 

weight, and fabric structure. Absorption speed of the materials depended on the frequency of washing which might be caused by 

modification of fabric structure or composition fiber due to friction during washing. The ability of fast-drying of the materials was 

graduall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washing frequency, which might be caused by fatigue accumulation on inner fiber and 

structural change or destruction with friction during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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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들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문

화 활동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에 한 

관심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 레저 활동

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스포츠, 레저 활동은 사람들에게 신

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가

정이나 사회 활동에 있어서 최적의 능력을 발

휘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한

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연장되면서 건강

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니즈

(needs)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니즈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스포츠와 레저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레저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그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

탕으로 국내외의 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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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스포츠, 레저 시장에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1).

  스포츠, 레저 산업 중 스포츠 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스포츠웨어가 스포

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과 신체를 보호하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쾌적성, 편안함을 주는 옷으로 

인식되면서 스포츠웨어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

한 기능성 스포츠웨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한 잠재력도 무한하다고 간주된다. 최

근에는 의복이 가진 기본적인 의복 성능 중에 

쾌적성에 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쾌적성이란 중립적인 상태의 불편함이나 고

통이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로 정의한다. 이

러한 쾌적성은 물리적, 심리적, 감각적 관점으

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들이 상호 연

관된 복잡한 현상에 의해 판단된다. 특히 의복 

쾌적성은 의복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

이며 일상생활 중 신체에서 발생하는 수분이나 

운동 중 발한에 의한 열, 수분의 원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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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체의 최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

요한 요소이며 스포츠웨어 소재 및 디자인을 

통한 열, 수분의 전달 현상이 스포츠웨어의 성

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사람은 활동을 하게 되면 인체 내에서 열을 

발산하게 되고, 인체 내 혈관을 통하여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여 발한과정을 통하여 발산된 

열을 식힌다. 발한은 증기상태에서 액체 상태

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발한들은 의복 내에 존재함으로 

인해 불쾌감을 야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

게 되는데 의복 내 수분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쾌적한 의복 기후를 만드는 것이 착용자의 신

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3)

. 

  의복 쾌적성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복 형태, 운동 기능성 등의 물리적 특성들이 

포함되고 감각적 요소로서는 보온성, 온냉감, 

흡수성 등의 온열 생리학적 요소들이
4)

 포함되

며 시각적, 심미적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소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복 

쾌적성은 의복 소재가 가진 품질 특성과 사용자

들의 활동과 패션 만족감뿐만 아니라 인체 생리

학적 관점에서 열전달이나 공기 및 수분 전달의 

우수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웨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쾌적성 요소

들이 스포츠 참여자의 경기 결과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포츠웨어 디자인 

및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

고 있다. 최근 스포츠, 레저웨어를 선택하는 거

의 부분의 소비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기능

성 의복을 원하고 있으며 의복 쾌적성이 제일 

중요한 기  요소로 조사되고 있다
5). 기능성 

의복의 발전은 끊임없는 섬유 신합성 소재의 

개질 연구 결과로 기존의 천염섬유가 가진 장

점을 최 한 유지하면서 합성소재가 가진 단점

을 보완하여 쾌적성을 극 화 시킨 결과이다. 

특히 스포츠웨어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기능성 중에서 운동 시 신체에서 발생하

는 수분의 흡수를 위한 수분 흡수성 및 수분의 

확산을 위한 수분 통기성, 의복과 인체 간에 

존재하는 공기의 흐름을 위한 공기 투과성, 의

복 소재의 신속한 건조를 위한 속건성 등을 강

조한 흡수속건성 기능성 소재가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흡수속건성 소재는 빠른 수분 흡수력과 건조

성능을 바탕으로 각종 스포츠, 레저웨어에 사

용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

성 소재이다. 흡수 속건성 소재는 친수성 천연

섬유가 아닌 소수성 합성 섬유를 기본 소재로 

섬유, 실, 직물에서 다양한 구조 변화 및 가공 

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수분 흡수 및 신속한 건

조성능을 부여하여 의복 내 기후를 최적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최근에 부분의 스포츠 웨어 

소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능성 소재이다
6)

.

  이러한 기능성 소재는 섬유단면의 개질을 통

한 모세관현상의 극 화뿐만 아니라 섬유전체

에 분포한 미세기공을 통하여 수분을 신속하게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기하하적 구조를 형

성하여 신진 사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분의 흡

수와 배출을 극 화 시켜 쾌적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최적의 미세기후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에 한 초기 장점만 소개하고 있으며 사

용에 따른 성능 저하나 품질 변화에 한 정보

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폴리에

스테르 극세섬유의 염색성 및 세탁견뢰도에 관

한 연구
7,8)

와 반복세탁에 따른 일반의복의 물성 

변화에 한 연구
9,10)

는 있으나 스포츠, 레저웨

어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의 세탁에 따른 성

능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 및 사

용에 따른 성능 변화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흡수 속건성 소재의 기본 성능 비교

를 바탕으로 반복 세탁에 따른 성능 변화를 

조사하여 흡수 속건성 기능성 소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성에 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실   험 

2.1 시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능성 스포츠웨어용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100% 소

재 중 메이커 별로 흡수 속건 소재 4종을 선정

하였으며 각각의 소재들은 인체 활동 시 형성

되는 의복 내 수분을 신속히 흡수 배출할 수 

있는 이형복합단면 섬유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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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흡수된 수분을 직물 표면으로 신속히 이동

하여 배출시킴으로서 쾌적한 의복 내 미세기후

(micro climate)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로써 레

저, 스포츠용 의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

이다. 각 시료에 한 물리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직물 조직에 한 이미지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2 흡수 속건 소재 성능 시험 

  본 실험에서 세탁은 KS K ISO 6330 (섬유 

시험에 한 가정 세탁과 건조 과정) 방법을 

참고하여 30×30cm의 크기로 시료를 준비하여 

실험하였다. 상온수를 이용한 가정용 자동세탁

기(캔모아자동세탁기)를 사용하여 정상 사이클, 

30±3°, 세탁하중 2.0kg, WOB(형광제 없는 무인

산염조성) 망건조를 행하였다. 세탁조건은 세탁

시간은 15분, 헹굼2분, 탈수2분, 세탁온도는 

20℃로 하였다. 또한 세탁회수를 1, 4, 8, 16회

로 실시하여 반복 세탁의 회수에 따른 각 시료

들의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S1 S2 S3 S4

Composition Polyester 100% Polyester 100% Polyester 100% Polyester 100%

Structure 
Double faced 

knitted structure 

Double faced 

knitted structure

Double faced 

knitted structure

Double faced 

knitted structure

Weight(g) 224.1 147.6 138.1 155.1

Density(No./inch) 65.0 95.6 85.6 80.2

Thickness(mm) 0.85 0.58 0.52 0.66

Table 1. Specification of specimen used for experiment

S1 S2 S3 S4

Front

Back 

Fi g. 1. Structural images of specimen.

  흡수속도의 측정은 시료에서 약 20cm×2.5cm

의 시험편을 웨일방향, 코오스방향으로 각각 5

매 이상 채취하여, 각 시험편을 증류수가 들어

있는 용기의 수면에 한쪽 끝이 닿도록 하여 일

정한 높이로 수평봉으로 정지시킨다. 이렇게 하

여 10분경과 후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상승하

여 높이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건조속도의 측정은 시료에서 40cm×40cm의 

시험편 3매 이상을 채취하여 증류수 중에 침지

시켜 충분히 흡수되게 한 후, 수중에서 꺼내어 

물방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건조 시간 

측정 장치에 걸고 표준 상태의 시험실 내에 방

치하여 건조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흡수속도 변화

  흡수 속건성 소재의 종류에 따라 흡수속도 값

을 10분당 흡수 길이(mm)로 조사하여 값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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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s. 2, 3은 S1 소재의 세탁 횟수에 따른 흡

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2는 

세탁횟수별 웨일 방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

래프로 원 시료의 흡수 속도 140.6mm에서 1회 

세탁 후 흡수 속도는 150.4mm 원 시료보다 

14.8mm 증가 하였으며, 4회, 8회 세탁 후 각각 

8.4mm, 0.4mm 감소하였고, 16회 세탁 후 3.2mm 

증가 하였다. Fig. 3은 세탁 횟수별 코오스 방

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원 시료의 흡

수 속도 134.6mm에서 1회 세탁 시 15.6mm 증

가하였고 4회, 8회 세탁 후 각각 1.2mm, 0.8mm 

감소하였다. 16회 세탁 시에는 0.6mm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S1 시료를 웨일, 코오스 방

향으로 원 시료와 비교했을 때 원 시료보다 흡

수 속도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큰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Figs. 4, 5는 S2 소재의 세탁 횟수에 따른 흡

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는 세탁 

횟수별 웨일 방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

로 원 시료의 흡수 속도 높이는 140.6mm이고 

1회 세탁 후 7.6mm 증가하였고 4회 세탁 후 

3.6mm 감소하였다. 8회 세탁 후는 무려 40.6mm 

감소하고 16회 세탁 후에도 4.2mm 감소하였다. 

Fig. 5는 세탁 횟수별 코오스 방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원 시료의 흡수 높이는 130.2mm

이고 1회 세탁 후 흡수 속도 높이는 20.8mm 

증가 하였다. 4회 세탁 후 6.4mm 감소되다가 8

회 세탁 후에는 36.2mm로 많은 감소를 보였다. 

16회 세탁 후에는 0.4mm 감소하였다. S2시료를 

웨일과 코오스 방향으로 세탁후의 시료를 보았

을 때 4회까지는 흡수 속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8회 세탁 후 흡수속도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S2 시료의 경우 

섬유 구조가 세탁 시마다 변화가 생기는 것으

로 보이고 8회 세탁 후 흡수 속도가 감소한 것

으로 보아 세탁에 따른 섬유 흡수 성능이 손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s. 6, 7은 S3 소재의 세탁 횟수에 따른 흡

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은 세탁 

횟수별 웨일 방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

로 원 시료의 흡수 속도 높이 107.4mm에서 1

회 세탁 후 9.2mm 감소하였다. 4회 세탁 후에

는 20.6mm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8회 세

탁 후 부터는 18.6mm 감소하고 16회 세탁 후 

에도 6.6mm 감소하였다. Fig. 7은 세탁 횟수별 

코오스 방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원 

시료의 흡수 속도 높이 114.4mm에서 1회 세탁 

후 1.8mm 감소하였다. 

Fi g. 2.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1 
specimen in the wal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3.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1 
specimen in the cours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4.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2 
specimen in the wal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Ⅰ268Ⅰ신지영․구영석 

한국염색가공학회지 제 22권 제 3호

Fi g. 5.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2 
specimen in the cours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6.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3 
specimen in the wal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7.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3 
specimen in the cours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4회 세탁 후에는 18.8mm 감소, 16회 세탁 후

에는 2.0mm 감소하였다. 그러나 16회 세탁 후

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3시료의 

Fi g. 8.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4 
specimen in the wal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9. The variation of absorbing speed of S4 
specimen in the course directio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경우 웨일 방향과 코오스 방향의 흡수 속도 변

화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웨일 방

향은 흡수 속도가 감소하다 증가 후 다시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코오스 방향으로는 세

탁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s. 8, 9는 S4 소재의 세탁 횟수에 따른 흡

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8은 세탁 

횟수별 웨일 방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

로 원 시료보다 1회 세탁 후 75.2mm 증가 하

였다가 4회, 8회 세탁 후에는 각각 25.0mm, 

13.4mm 감소하였다. 16회 세탁 후에는 5.0mm 

증가하였다. Fig. 9는 세탁 횟수별 코오스 방향 

흡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원 시료보다 1회 

세탁 후 150.2mm로 증가하였다가 4회, 8회 세

탁 후에는 각각 23.8mm, 29.2mm 감소하였고 

16회 세탁 후에는 15.2mm 증가하였다. S4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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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웨일 이나 코오스 방향 흡수 속도 

변화가 세탁 횟수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2 건조속도 변화 

  다음 결과는 4가지 흡수 속건 소재의 세탁 후 

건조 속도변화를 세탁회수별로 나타낸 것으로 단

위시간(분)으로 보았을 때 최종 건조 될 때까지

의 시간을 5분 단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낸 것

으로 세탁 후 건조속도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Figs. 10, 11은 S1 소재의 세탁횟수별 건조속

도를 나타내 그래프이다. 원 시료를 건조하는

데 5시간 13분이 소요 되었는데 1회 세탁 후에 

6시간 30분으로 1시간 17분이 증가 하였다. 4회 

세탁 후에는 40분이 감소하였고, 8회 세탁 후

에는 20분이 증가하였다. 16회 세탁 후에는 다

시 20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

로 세탁횟수 증가에 따라 건조속도가 다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s. 12, 13은 S2 소재의 세탁 횟수별 건조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원 시료의 건조 속

도 시간은 3시간 45분 소요되었고 1회 세탁 후 

건조 시간은 1시간 증가 하였다. 4회 세탁 후 

건조 속도는 1회 세탁 후보다 30분 감소하였다. 

8회 세탁 후 30분 다시 증가 하였고 1회 세탁 

후와 같은 건조 속도를 보여주었다. 16회 세탁 

후에는 30분 증가 하여 원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1시간 30분 더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Figs. 14, 15는 S3 시료의 세탁 횟수별 건조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원 시료의 건조 시간

은 3시간 13분으로 1회 세탁 후 건조 시간은 

22분 증가 하였다. 4회 세탁 후 10분 감소하였

고, 8회 세탁 후는 15분 증가하였다. 16회 세탁 

후는 35분 증가하였다. 1회에서 8회까지는 건

조 속도가 큰 차이는 없지만 16회 세탁 후 원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띠게 건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었다.

  Figs. 16, 17은 S4 시료의 세탁 횟수별 건조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원 시료의 건조 시

간은 4시간 2분으로 1회 세탁 후 1시간 3분이 

증가하였다. 4회 세탁 후와 8회 세탁 후는 건

조 5시간 25분으로 건조 속도가 같았으며, 16회 

세탁 후 30분이 증가 하였다. S4 시료 또한 세

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조 시간이 늘어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 g. 10.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1 
specime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11.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1 specimen 
according to time.

Fi g. 12.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2 specime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13.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2 specimen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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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g. 14.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3 specime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15.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3 specimen 
according to tim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흡수 속건 소재 4종을 채택하여, 각각의 시료

를 1, 4, 8, 16회  물세탁하여 원 시료에 한 

흡수 속도와 건조 속도를 비교하여 세탁에 의

한 기능성 유지 정도에 해 조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흡수 속건성 소재의 흡수 속도를 비교해본 

결과 각각의 시료에서 조금씩 다른 흡수 속도

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복 세탁 후에도 시료별

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4가지 시료가 가진 두께, 무게, 직물구

조등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에서 발생한 원인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세탁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각 시료들의 흡수 속도 변화는 세탁 시 마찰에 

의한 직물구조의 변형이나 섬유 내부의 기하화

적 형태의 변형으로 인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건조 속도에 있어서도 원 시료들의 건조 속

도 차이는 시료가 가진 기본적 구조에 의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시료에서 세탁 

Fi g. 16.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4 specimen 
according to washing frequency.

Fi g. 17. The variation of drying speed of S4 specimen 
according to time.

회수에 따라 건조 속도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

은 반복 세탁에 의한 마찰로 인해 시료 섬유의 

피로가 증가하게 되고 섬유 구조의 변형이나 

파괴에 의해 섬유 구조 내 수분 배출 성능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시료가 가진 구조적 

변화를 보다 다양한 시험 장비로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흡수 속건성 소

재가 사용 회수나 세탁 빈도에 따라 흡수성

이나 속건 성능이 조금씩 저하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흡수 속건성 소재의 사용

에 있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활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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