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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오염 기저귀에서 분리한 플라스틱과 펄프의 미생물 저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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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different methods (simple washing of plastic and pulp sample, washing after direct heating of the diapers, and the 
heating after washing of plastic and pulp sample) were carried out to decrease total coliforms and heterotrophic plate count (HPC) in the 

diaper’s plastic and pulp. Plastic and pulp samples were obtained from diaper by treatment with 10% CaCl2 and 4% sea salt water, 
dilution with 1,000 ml tap water, and draining by using sieves. Three times washing wa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reduction of 
microorganisms in plastic and pulp. By three times washing, the number of total coliforms in the plastic and pulp samples showed 92.8% 

and 99.8% of decrease, respectively, and the number of HPC showed 97.3% of decrease in the plastic and 98.5% of decrease in the pulp. 
The washing after direct heating of the fecal contaminated diapers was not effective because HPC in the plastic and pulp samples were 
still detected about 2–3 log CFU/g in the plastic and 1–2 log CFU/g in the pulp, respectively, even after heating at 60℃, 80℃, 100℃ for 12 

h. Meanwhile, total coliforms and HPC were completely sterilized at 80℃ for 4 h by heating after washing of plastic and pulp samples, 
suggesting that this method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the reduction of microorganisms in plastic and pulp obtained from 
fecal contaminated di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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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생활방식이 점점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어 위생용 종

이제품의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위생용 종이제품의 

총 사용량은 2013년 기준으로 약 30만 톤으로 추정되며, 위생

용 종이제품의 하나인 종이 기저귀에 대해 원료 및 가공, 수송 

및 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물 관리 과정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아 한 명이 하루 평균 5.87개

의 기저귀를 생후 25개월까지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Kim 

and Yun, 2014). 선진국에서 가족의 95% 이상이 유아용 일회

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실 훈련을 받기 

전의 아이들은 영국에서 총 3,796개의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

하며, 하루 평균 4.16개의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orrijos et al., 2014). 

이는 간편한 생활패턴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와 

주부 인력의 사회 진출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대부분의 기저귀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기저귀 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

를 통해 수거한 후 가까운 자원 회수화 시설로 운반되어 재분

리 과정 없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실정이다. 배출되는 폐기물

의 대부분을 매립·소각에 의존함으로써 매립 과정에서의 악

취, 침출수에 의한 오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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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기된다(Kim and Yun, 2014). 간접적으로는 기저귀 배

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매립지나 소각장의 건설이 증가할 경우 

국토 이용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Yi, 2000). 이런 이유

로 일회용 기저귀는 갈수록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매립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활용

에 대한 처리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사용된 

기저귀에 대해서는 분리, 수거되지 않고 추후의 처리를 위해 

고체 쓰레기로서 처리되어 소각, 매립(Nadia et al., 2013)에 의

해 처리될 수 있으며 더 적은 양은 퇴비의 제조에 쓰이거나 무

산소 상태에서 분해하여 처리할 수 있다(Colon et al., 2010, 

2013). 일회용 기저귀는 전형적으로 펄프(36.6%), 고흡수성 

물질[super absorbent polymer (SAP), 30.7%], 플라스틱에 포함

되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16%], 저밀도 폴리에

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6.2%], 기타(10.5%)

로 구성되어 있다(Torrijos et al., 2014). 따라서 재활용이 불가

능한 SAP을 제외하고 일회용 기저귀에서 각각 36.6%와 22.2%

를 차지하고 있는 펄프와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기타 소재로서

의 재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과 펄프를 분리하여 재활용

하고자 한 시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사용된 기저귀 하나 

당 평균 6%의 분변과 94%의 소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저

귀마다 191 g의 배설물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Colon et 

al., 2010). Patricia와 Rowland (1999)는 생후 20주인 아기의 

분변 1 g당 Enterobacteria는 모유와 조제유를 먹은 경우 각각 

8.1 log CFU/g wet feces와 8.5 log CFU/g wet feces만큼 존재

하였으며 Enterococci는 모유와 조제유를 먹은 경우 8.5 log 

CFU/g wet feces와 9.5 log CFU/g wet feces만큼 존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기저귀 처리의 방법으로는 폐 활성 슬러

지와 통합 분해에 의한 사용된 기저귀의 생분해성 부분 처리

(Torrijos et al., 2014), 실험실에서 사용된 아기 기저귀의 생물

적인 재활용(Rosa et al., 2014) 등이 있다. Conway 등(1997) 에 

의하면 미국의 산업센터에서 기저귀를 처리하는 과정은 기저

귀를 무작위로 찢어 펄프와 플라스틱, 그리고 고 흡수성 수지

를 분리하고 생분해적으로 재활용을 함으로써 처리된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기저귀로부터 플라스

틱과 펄프를 분리하여 재활용하고자 한 시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재활용을 위해서는 사용된 기저귀로부터 분리된 플라

스틱 및 펄프 중의 분변미생물을 저감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

리된 플라스틱과 펄프의 세척 방법과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 

쿠폰을 가열 살균한 후 플라스틱과 펄프를 분리하고 세척하

는 방법, 그리고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리된 

플라스틱과 펄프를 세척한 후 가열 살균하는 방법의 3가지 

방법으로 플라스틱과 펄프 중의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의 저

감화를 시도하고, 가장 효과적인 저감화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분변시료

실험에 사용된 분변은 5–11개월의 체중이 10–14 kg에 해당

하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두 아기의 기저귀와 

분변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변은 Lee 등의 방법(2009)에 의

하여 제공받은 기저귀에서 멸균 플라스틱 백으로 채취하였고 

무산소상태로 4℃에서 냉장 보관하여 24시간 이내로 사용하

였다. 기저귀의 살균실험 시에는 채취한 분변의 무게를 측정

하고 멸균 생리식염수로 10배 희석한 뒤 균질화한 후 사용하

였다. 

분변오염 기저귀 쿠폰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기저귀는 유한킴벌리㈜에서 제공받은 기

저귀(Huggies tape type, Yuhan Kimberly)를 사용하였다. 이 후 

실험에는 Keswick의 방법(1988)을 변형하여 기저귀를 6 cm × 

6 cm 크기의 쿠폰(coupon)으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각각의 쿠

폰은 멸균된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후 기저귀 쿠폰(6 cm × 6 

cm) 중앙부분에 지름 3 cm의 크기로 분변의 10배 희석액 10 

ml를 접종한 후 상온에서 약 1시간 동안 흡수시켰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과 펄프의 분리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과 펄프의 분리공

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플라스틱, 펄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 쿠폰(6 cm × 6 cm)의 10% CaCl2과 4% 

해수염 용액(800 ml)에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000 ml의 수

돗물을 이용하여 희석하였다. 해수염 용액은 기저귀 쿠폰의 

구성 물질인 고흡수성 고분자 물질(SAP)에 흡수되어 있는 수

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혼합용액을 플라스틱과 

mesh size 1.7 mm 의 시험용 체(ChungGye Industrial Mfg., Co.)

를 통과한 펄프로 분리하여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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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10% CaCl2 in 4% (w/v) sea salt water (800 ml/L coupon)

↓

Reaction (1 h)

↓

Dilution with 1,000 ml Tap water

↓

Draining water by using sieves

↓

Dilution with 1,000 ml Tap water

↓

Repetition of the washing and draining 

(3 times – 5 times)

↓

Draining water by using sieves

↓

Plastic, pulp

Fig. 1. Common procedures for the separation of plastic and pulp 

(separation of diaper coupon and washing of plastic and pulp).

분리된 플라스틱과 펄프의 세척횟수의 최적화

기저귀 쿠폰(6 cm × 6 cm) 중앙 부분에 지름 3 cm의 크기로 

분변의 10배 희석액 10 ml를 접종한 후 상온에서 약 1시간 동

안 흡수시켰다. 위에 제시된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과 펄프의 분리’ 방법을 실시하였다. 시험용 체로 물

을 제거한 플라스틱과 펄프를 스테인레스 볼(bowl)에 다시 담

아 1,000 ml 수돗물과 함께 자력 교반기를 이용하여 450 rpm

으로 10분간 세척하였고 이 혼합물을 2 단으로 쌓은 시험용 체 

위로 부어 30분간 물을 제거시키는 과정을 1–5 회 반복하고, 

플라스틱과 mesh size 1.7 mm 의 시험용 체를 통과한 펄프를 

채취하였다. 회수된 플라스틱과 펄프에 대하여 반복 세척에 

따른 균수변화를 측정하였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의 가열 살균 후 플라스틱과 펄프의 

분리 및 세척

기저귀 쿠폰(6 cm × 6 cm) 중앙 부분에 지름 3 cm의 크기로 

분변 희석액 10 ml를 접종한 후 상온에서 약 1시간 동안 흡수

시켰다. 각각의 쿠폰은 멸균된 페트리디쉬에 담아 60℃, 80℃, 

100℃의 dry oven에 넣어 살균하였다. 각 온도의 dry oven에서 

2시간 간격으로 12시간까지 가열 살균한 후 쿠폰 시료를 꺼내

어 위에 설명한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과 

펄프의 분리’ 방법에 따라 플라스틱과 펄프로 분리한 후 3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회수된 플라스틱의 무게를 측정하고 10배

의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해 5분간 Stomacher (Bagmixer®400, 

Interscience)로 균질화한 것을 플라스틱의 시험용액으로 하

였고, 회수된 펄프는 1 g을 채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 9 ml를 

가해 5분간 균질화한 것을 펄프의 시험 용액으로 하여 균수변

화를 측정하였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리된 플라스틱과 펄프의 

세척 후 가열 살균

기저귀 쿠폰(6 cm × 6 cm) 중앙부분에 지름 3 cm의 크기로 

분변 희석액 10 ml를 접종한 후 상온에서 약 1시간 동안 흡수

시켰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과 펄프의 

분리’ 방법에 따라 플라스틱, 펄프를 분리한 후 3회 세척하였

다. 세척된 플라스틱과 펄프는 1 g씩 멸균된 여러 개의 conical 

tube에 넣고 60℃, 80℃, 100℃의 dry oven에 넣어 살균하였다. 

각 온도의 dry oven에서 2시간 간격으로 12시간까지 가열 살

균한 후 시료를 꺼내어 균수변화를 측정하였다. 

시료 중의 미생물수 측정

각 시료는 멸균한 9 ml의 0.85%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10

배씩 희석하여 일반세균은 plate count agar (Difco Laboratories), 

대장균군은 desoxycholate agar (Difc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일반세균, 대장균군은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집

락수가 30–300 CFU가 나타나는 평판을 선택하여 생균수를 

측정하고 CFU/g으로 나타내었다(KRDA, 2011).

결  과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의 세척 횟수의 최적화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 쿠폰의 세척 횟수에 따른 대장균군

수와 일반세균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다(Table 1). 분변의 초기 

대장균군수는 7.49 log CFU/g로 검출되었으며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 쿠폰을 CaCl2 와 해수염 용액으로 처리한 후, 1,000 ml

의 희석수를 투입하는 플라스틱과 펄프의 분리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플라스틱(0회 세척)에서는 4.62 log CFU/g으로 대장

균수가 감소하였고 그 후 3회 세척을 하였을 때 3.45 log CFU/g 

(0회 세척 기준 7.25%)으로 감소하였으나 3–5회 세척 후 3 log 

CFU/g 수준의 대장균군수가 유지되었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리된 펄프(0회 세척)의 경우 4.66 log CFU/g

으로 대장균수가 감소하였고 그 후 3회 세척을 하였을 때 2.07 

log CFU/g (0회 세척 기준 0.25%)으로 감소하였으나 3–5회 세

척 후 2 log CFU/g 수준의 대장균수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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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washing on viable counts of plastic and pulp separated 

from contaminated diaper sample (log CFU/g), percentage of survival (%)

Number 

of 

washing

HPC
1)

 (log CFU/g), 

Percentage of survival (%)

Total coliforms (log CFU/g), 

Percentage of survival (%)

Plastic
2)

Pulp Plastic Pulp

Feces 

sample
8.04±0.02

a3)
8.04±0.02

a
7.49±0.02

a
7.48±0.02

a

0
5.04±0.02

b
 

(100)

5.51±0.01
b 

(100)

4.62±0.02
b 

(100)

4.66±0.02
b 

(100)

1
4.38±0.03

c 

(21.8)

4.76±0.02
c 

(18.18)

4.13±0.02
c 

(35.00)

4.13±0.02
c 

(27.08)

2
3.81±0.02

d 

(5.82)

4.01±0.02
d 

(3.03)

3.06±0.02
d 

(3.00)

3.56±0.02
d 

(7.92)

3
3.47±0.02

e 

(2.73)

3.68±0.02
e 

(1.48)

3.45±0.01
e 

(7.25)

2.07±0.01
e 

(0.25)

4
3.77±0.02

f 

(5.18)

3.87±0.02
f 

(2.24)

3.31±0.02
f 

(5.25)

2.78±0.02
f 

(1.29)

5
3.66±0.02

g 

(4.00)

3.46±0.02
g 

(0.88)

3.09±0.01
g 

(3.00)

2.12±0.01
g 

(0.27)

1)
 HPC : heterotrophic plate count.

2)
 Mean ± 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 < 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B)

Fig. 2. Killing effect of the bacteria contaminated in the diaper samples by 

the washing after heating of the fecal contaminated diaper. (A) plastic, 

(B) pulp : Plastic and pulp samples were obtained from the diaper by the 

reaction with 10%  CaCl2 and 4%  sea salt water and dilution with 1,000 

ml tap water, and repetition of the washing and draining (HPC: hetero-

trophic plate count).

과는 E. coli를 접종한 Stainless steel 쿠폰을 물 세척 처리하여, 

2 log 수준의 감소를 나타낸 Bae 등(2009)의 결과와 같은 경향

을 보였다. 

한편 분변의 초기 일반세균수는 8.04 log CFU/g으로 검출

되었으며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 쿠폰을 CaCl2 와 해수염 용액

으로 처리한 후, 1,000 ml의 희석수를 투입하는 플라스틱과 펄

프의 분리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플라스틱(0회 세척)에서는 

5.04 log CFU/g으로 일반세균수가 감소하였고 그 후 3회 세척

을 하였을 때 3.47 log CFU/g (0회 세척 기준 2.73%)으로 일반

세균수의 감소를 보였으나 3–5회 세척 후 3 log CFU/g 수준의 

일반세균수가 유지되었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

리된 펄프(0회 세척)의 경우 5.51 log CFU/g으로 일반세균수

가 감소하였고, 그 후 3회 세척을 하였을 때 3.68 log CFU/g (0

회 세척 기준 1.48%)으로 일반세균수의 감소를 보였으나 3–5

회 세척 후 3 log CFU/g 수준의 일반세균수가 유지되었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의 가열 살균 후 분리된 플라스틱의 

대장균군수와 일반세균수의 변화

분변오염 기저귀 쿠폰을 60℃, 80℃, 100℃에서 12시간 동

안 살균한 후 세척 및 분리과정을 거쳐 회수한 플라스틱에 잔

존하는 대장균군수와 일반세균수를 측정하였다(Fig. 2A). 초

기에 오염된 분변 중 대장균군수는 약 6.53 log CFU/g이었으

며 플라스틱은 3회 세척 후 약 3.82 log CFU/g (분변기준 

0.14%)으로 감소하였다.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대장균군은 

60℃에서는 8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고, 80℃, 100℃에서 4

시간 만에 사멸하였다. 

한편 일반세균의 경우, 초기에 오염된 분변 중 일반세균수

는 약 7.57
 
log CFU/g이었으며 플라스틱은 3회 세척 후 약 4.13 

log CFU/g (분변기준 0.02%)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2시간 

가열 후에도 60℃, 80℃, 100℃에서 2.26–3.04
 
log CFU/g으로 

검출되어 완전 사멸이 불가능하였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의 가열 살균 후 분리된 펄프의 대장균

군수와 일반세균수의 변화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을 60℃, 80℃, 100℃에서 12시간 동

안 살균한 후 세척 및 분리과정을 거쳐 회수한 펄프에 잔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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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Killing effect of the bacteria contaminated in the diaper samples by 

the heating after washing of the fecal contaminated diaper. (A) plastic, 

(B) pulp : Plastic and pulp samples were obtained from the diaper by the 

reaction with 10% CaCl2 and 4% sea salt water and dilution with 1,000 ml 

tap water, and repetition of the washing and draining (HPC: heterotrophic 

plate count).

대장균군수과 일반세균수를 측정하였다(Fig. 2B). 초기에 오

염된 분변 중 대장균군수는 약 6.53 log CFU/g이었으며, 펄프

에서는 3회 세척 후 약 3.87 log CFU/g (분변기준 0.19%)으로 

감소하였다. 펄프에 존재하는 대장균군은 60℃, 80℃에서는 4

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고, 100℃에서는 2시간 만에 사멸하

였다. 

한편 일반세균의 경우, 초기에 오염된 분변 중 일반세균수

는 약 7.49
 
log CFU/g이었으며, 펄프에서는 3회 세척 후 약 

4.11 log CFU/g (분변기준 0.02%)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

반세균은 12시간 가열 후에도 60℃, 80℃, 100℃에서 0.86–

2.46
 
log CFU/g으로 검출되어 완전 사멸이 불가능하였다. 이

와 같은 현상은 분변 중에 내열성 균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

측되며, Jung 등(2009)은 인체 분변으로부터 Lactobacillus 

pentosus를 분리하여 신선한 배양액 중에 유산균을 MRS 

broth에 접종하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80℃에서 30분간 가

열로 20.9%가 생존하였다고 보고하였고, Byun 등(2000)은 

양돈용 생균제 균주를 80℃에서 15분간 열처리하였을 때, 

Lactobacillus spp.와 Streptococcus spp.가 각각 16%와 32%

의 내열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기

저귀 중의 미생물의 사멸에 대한 연구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중 분변 내 내열성 미생물의 가열 중 사멸에 관한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분변오염 기저귀 쿠폰의 직

접적인 가열 살균 방법은 기저귀의 살균 시간이 길어질수록 

플라스틱 및 펄프에 분변의 고착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사용

된 기저귀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표백 등의 추가 공정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리된 플라스틱의 세척 후 

가열 살균에 따른 대장균군수와 일반세균수의 변화

분변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 및 펄프를 분리하

고 3회 세척을 수행한 후, 12시간 동안 60℃, 80℃, 100℃에서 

가열 살균한 후 플라스틱에 잔존하는 대장균군수와 일반세균

수를 측정하였다(Fig. 3A). 대장균군의 경우, 초기에 오염된 

분변 중 대장균군수는 6.43
 
log CFU/g이었으며, 플라스틱에

서는 3회 세척한 후 2.68 log cycle만큼 감소하여 3.75 log 

CFU/g로 나타났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을 3회 세척 후 가열 

살균하였을 때,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대장균군은 60℃에서는 

4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고, 80℃와 100℃에서는 2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다. 한편 일반세균수의 경우, 초기에 오염된 분

변 중 6.87
 
log CFU/g의 일반세균이 존재하였으며, 플라스틱

의 균 수는 3회 세척 후 4.18 log CFU/g으로 검출되어 2.69 log 

cycle만큼 감소하였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을 3회 세척 후 

가열 살균하였을 때,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일반세균은 60℃

에서는 8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고, 80℃와 100℃에서는 2시

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리된 펄프의 세척 후 가열 

살균에 따른 대장균군수와 일반세균수의 변화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 및 펄프를 분리

하고 3회 세척을 수행한 후, 12시간 동안 60℃, 80℃, 100℃에

서 가열 살균한 후 펄프에 잔존하는 대장균군수와 일반세균수

를 측정하였다(Fig. 3B). 대장균군의 경우, 초기에 오염된 분

변 중 대장균군수는 6.43
 
log CFU/g이었으며, 펄프에서는 3회 

세척한 후 2.92 log cycle만큼 감소하여 3.51 log CFU/g로 나타

났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을 3회 세척 후 가열 살균하였을 

때, 펄프에 존재하는 대장균군은 60℃에서는 4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고, 80℃와 100℃에서는 2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

다. 한편 일반세균수의 경우, 초기에 오염된 분변 중 6.87
 
log 

CFU/g의 일반세균이 존재하였으며, 펄프의 균 수는 3회 세척 

후 4.32 log CFU/g으로 검출되어 2.55 log cycle만큼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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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을 3회 세척 후 가열 살균하였을 때, 

펄프에 존재하는 일반세균은 60℃에서는 12시간 만에 완전 사

멸하였고, 80℃에서는 4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으며 100℃

에서는 2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다. 결과적으로, 분변오염 기

저귀 쿠폰으로부터 플라스틱과 펄프를 분리하고 3회 세척을 

수행한 후 가열 살균한 결과, 80℃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각각 최대 4시간 만에 완전 사멸하였다. 

고  찰

본 연구 결과, 분변 오염 기저귀 쿠폰으로부터 분리된 플라

스틱 및 펄프의 세척 후 가열 살균 방법은 기저귀 쿠폰의 가열 

살균 후 플라스틱 및 펄프를 분리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대장

균군수와 일반세균수의 사멸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플라

스틱과 펄프에 분변의 고착 현상에 의한 착색이 관찰되지 아

니하였으므로, 사용된 기저귀의 재활용에 보다 적합한 방법으

로 판단되었다. 사용된 기저귀로부터 플라스틱과 펄프를 대량

으로 분리하고 살균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저귀로부터 

분리된 시료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 및 적절한 가

열 살균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식품

별로 미생물 검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식품공전과 수질관련

미생물 기준을 고려할 때 살균공정 후에 얻어지는 최종 제품

(플라스틱과 펄프)에 있어서도 제품의 활용과 품질을 고려한 

완전살균이 아닌 적정한 미생물학적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적  요

분변이 오염된 기저귀의 플라스틱과 펄프를 재활용하기 위

해서 기저귀에서 분리된 플라스틱과 펄프의 세척, 기저귀의 

직접 가열 살균 후 세척, 분리된 플라스틱과 펄프의 세척 후 가

열 살균의 3가지 방법으로 플라스틱, 펄프 중의 대장균군과 일

반세균의 저감화를 시도하였다. 기저귀를 10% CaCl2과 4% 

해수염 용액에 반응시킨 뒤 1,000 ml의 희석액을 투입한 후 체

에 걸러 플라스틱과 펄프 시료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플라스

틱, 펄프의 미생물의 저감화에는 3회 세척이 가장 적당하였으

며 3회 세척 시 플라스틱과 펄프에 잔존하는 대장균군은 

92.8%과 99.8%가 감소하였고 일반세균은 97.3%과 98.5%가 

감소하였다. 사용된 기저귀에서 플라스틱과 펄프를 분리하지 

않고 직접 기저귀를 살균한 후 플라스틱과 펄프를 분리하여 

잔존 미생물수를 측정한 결과, 60℃, 80℃, 100℃에서 12시간 

동안 살균한 후 3회 세척 및 분리 과정을 거쳐 회수한 플라스틱

과 펄프에서는 12시간 가열 후에도 60℃, 80℃, 100℃에서 각

각 2–3 log CFU/g, 1–2 log CFU/g으로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완전 사멸이 되지 않았다. 한편 분변 오염된 기저귀로부터 얻

어진 플라스틱과 펄프를 3회 세척한 후 가열하는 경우 80℃에

서 4시간으로 완전 살균이 되었으며, 이 방법이 분리된 플라스

틱과 펄프 중의 미생물의 저감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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