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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 오염에 대한사회척 요구가중7댁}고 염잭 공정 폐수배출에 대한규제가강화되면셔 기존수계 염잭에서 발생하는다 

량의 폐수와 에너지 낭비를근본척으로 해철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임계 염잭 공갱이 주목받고 었다. 초임계 염잭 꽁갱에서 
는기존수계 염잭에서 염잭용매인물대신이산화탄소반을 ).t용하기 때문에발생하는혜수가전혀 없고미고착염료와이 

산화탄소를재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 친환정적이다.또한염잭 이후추가척인건조공정 없이 건조된섬유를얻을수있어 
에너지 소비를줄일 수 있다. 본논문에서는먼저 초입계 염잭 공쟁의 발전배갱과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를갱려하였으 

며 초임계 염잭의 원랴와 기존 수계염잭과의 장단점을 비교 셜명하였다. 원리를보다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초임계 。l산화 

탄소와 염료 사이의 용해도를 비롯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섬유에서 영료의 분배계수 및 물질전달 연구를 정리하였고， 현 

재 연구의 한계캠과 연구방향울제시하였다. 또한초임계 염잭 설비 내에서의 염료의 동적거동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초임계 염잭 설비를 청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임계 염잭 공쟁의 최적화와 폴리에스터를 제외한 

다른합성섬유와 천연섬유에 척용하기 위해 펼요한 연구개발방향올제시하였다. 

추체어 : 초엄계 염색， 초임계 이산화탄소， 용해도， 분배계수， 물질전달， 상용화 

A늄빼훌ct : As the social d뼈ands for e뼈l'01lDle뼈1 pollution 피@없se and reg\뼈tions on the dy'밍ng process w앓tewater are 
짧eng‘hen따 sup앙critic왜 dy，뼈g process has been attracting 와t.ention 잃 an 배temative technology to reduce wastewater and 
energy con뻐때tion. In the superαiti，앓ldy'빼gproc없 where carbon dio섭de is used as a s이vent inst뼈d of water as a solvent, 
there is no wastewater 뿜nerated. The unfixed dyes can be reused later which makes the process e뼈ronment-frien，버y. Al8O, after 
d뼈ng πocess， 마ied textiles 때n be obtained without 때ditiOI퍼ldr꺼ng πocess， which ma않s the process energy effici없t. In this 
없ticle， we have summ없ized the devel여nnent of the supercriti앵1 dy히ng process along with the research in Korea today 없d 
compared the principle of supercritical dy，려ngpr∞ess with con'안:ntiOI퍼1 dyeing process. To further explain the principle, 빼띠ies 

of the distribution factor and mass 암뼈sfer of dyes in s뼈않야i따1 carbon di뼈.de and fibcrs, as well as 801뼈ility b앙ween 

supercritic떠 ~ and dyes are discussed. The dynamic behavior of dyes in 빼앙critical dyeing 뼈paratus and s뼈m않y ofthe 
supercritical dy려ng facilities developed around the world are 려so 며scussed. F피왜ly， we su앓않t the direction of r앵earch and 
devel야nn없t f(π op따피zation of sup많σitical dy밍ngIπocess and 한끼~lication to 앙nthetic fib많s and 뼈tural fib많s exc앵t f(π 

poly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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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태완·박건환·공원배·이윤우 

1 .서 론 

현재 섬유 산업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섬유 소재의 개발과 다양한 섬유 가공 공정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섬유 가공 공정 중 염색 공정은 섬유의 외관 및 촉감 

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존의 염색공정은 물을 

염색용매로 사용하는 수계 염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계 염색의 경우 1 kg의 섬유를 염색하기 위하여 약 

100 ~ 150 L의 폐수를 발생시키며 온도 유지 및 건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등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측면에서 문 

제점이 제기되었다.2000년대 이후 쏟아지는 친환경 이슈에 대 

응하여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친환경 생산 및 공정 

설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예로 Greenpeace의 의 

류제품 Detox 캠 페 인[1] ， 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α1없ric떠 Groups)의 유해물질 배출 규제[2] ， SAC의 Higg Index 

[3] 등 많은 기 업과 단체들이 친환경 의류 생산에 대한 구체적 

인 전략을 수립하여 활동하고 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환경 규 

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염색 공정 폐수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염색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 

수와 에너지 낭비의 근본적인 기술적 해결로써 초임계 염색 기 

술이 주목을 받아 왔다. 초임계 염색 기술은 독일의 Schol1meyer 

교수 연구팀이 1988년 최초로 개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많은 대학교와 기업체， 연구소에서 경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발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초임계 염색 설비를 제조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특히 네덜란드의 DyeCoo Textile Systems BV사가 최 

Figure 1.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dyeing process. 

초로 상용화 장치를 선보였다. 국내에서도 1995년부터 초임 

계 염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4] ， 최근 (주)대주기계 기 

술연구소에서 5L급 초임계 유체 염색용 Pilot 설비를 구축하 

고 섬유와 분산성 염료의 조건에 따른 염색공정 및 성능 실험 

을 진행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임계 염색에 대한 소개 

와 초임계 염색기술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와 초임계 염 

색공정의 향후 연구 방향을 다루었다. 

2. 초임계염색의원리 

초임계 유체란 임계 압력 및 임계 온도 이상의 조건을 갖는 

상태에 있는 물질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액체， 기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초임계 상태에서 유체는 기체에 가까운 저점 

도와 높은 확산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액체에 가까운 고밀도 

유체로써 높은 용해력을 가진다. 용해력， 이온곱 등의 평형 

물성이나 확산계수， 밀도 등의 수송물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매특성을 상변화 없이 온도와 압력의 조절로 쉽게 변화시 

킬 수 있어 그 응용성이 다양하고 반응， 분리， 추출， 입자 제조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 초임계 유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용매로써 이산화탄소는 

물 다음으로 경제적이며 불연성 기체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독성이 없어 유출사고에도 비교적 안전 

한 편이다. 이산화탄소는 7.38 MPa, 31.1 oc의 임계점을 가지 

며， 다른 유체에 비해 손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어 에 

너지 절약 공정을 만들 수 있다. 

초임계 염색 공정은 기존 수계 염색 공정에서 염색매체로 사 

용하는 물을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대체한 공정이다. 초임계 상 



태의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폰의 분산 염료를 비교 

적 잘 녹이며 소수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유에 대해 높은 침투 

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염료업자를 섬유 내부구 

조로 쉽게 운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임계 영잭은 용해력이 

높은 초염계 상태의 이산화탄소에 염료를 용해시킨 후 가소 작 

용으로 팽윤된 섬유 내부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함께 분자량 

이 큰 영료를 첨투시커는 것이다. 이후 염료는 섬유 고분자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평형을 이루게 되고 분배계수에 해당하 

는 비율만큼의 염잭이 이루어지게 된다 염색이 완료된 이후 감 

압이 진행되면 분자량이 작은 이산화탄소는 섬유로부터 쉽게 

빠져나와 팽윤이 진행되었던 고분자는 사슬 간 거리를 회복하 

고 용해력을 잃어버린 기체 이산화탄소는 분산염료와 쉽게 분 

리된다. Figure 1에 초임계 염잭 천제 공정을 설명하였다{5]. 

초임계 염색 공청은 기존 수계 염색 공정에 ~l해 많은 이점 

이 있다 첫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염료를 녹이고 확산시키는 

염잭매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물은 액체로 확산계수가 작고 표 

면장력이 커 섬유내부구조로의 침투속도가 느리며 추가적인 건 

조공정을 통해 잔류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의 정우 확산속도와 칭투속도가 빨라 명혐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 짧고 감앙 시 기체 이산화탄소로 변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조 

공정 없이 건조된 염색 섬유를 얻을 수 있다 두번째로 수계 염 

잭에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분산염료를 고르게 분산시커기 위 

해 염료입자를 1 - 2 Jl.ID. 크기 분쇄하고 수많은 분산제를 사용 

한다 그러나 초임계 염잭 공정에서는 초기 그래늄라땅a뼈ar) 

형태의 염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분산제를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정제적이며 친환정적이다. 염색 이후 감압과 

정으로 순수한 이산화탄소와 염료툴 완전 분리할 수 있고， 이 

렇게 분리된 이산화탄소와 염료를 전부 재활용 할 수 있어 혜수 

나 예기물의 발생이 전혀 없다. 하지만 기존설비에 ~l해 초임계 

염잭 장치비가 비싸고 고압 운전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폴리에스터를 제외한 많은 종류의 섬유 

에 대한 염색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확장이 지연되고 있다. 

3. 초임계 01ξ렐딴소에서의 염료의 용해도 연구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염료물질을 용해함으로써 염색공정 

은 시작된다. 대다수 초임계 염색에 관한 연구들은 폴리에스 

터 섬유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떼， 폴리에스터는 소수성 고 

분자로 이산화탄소와 친화력이 높고 기폰 폴리에스터 염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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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분산염료 또한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 분자로 이 

산화탄소에 쉽게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분산염료들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연 

구가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다 2007년에 발간된 “ Solubi1ity 

in Carbon dioxide"에는 온도와 압력에 따른 여러 화협물들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많은 염료에 

대한 용해도도 정리 되어있다[이 새롭게 합성되는 염료에 대 

한 용해도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7，8] ， 같은 물질이 

라도 용해도 측정방볍에 따라 결과 데이터 범위가 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측정되며 발표되고 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물질의 용해도 측정은 고압 상 

평형장치를 이용하며 용해 방식에 따라 흐름법(flow method), 

정지법(static metho이， 순환법(recirc띠ation m뼈。이이 었다 

첫 번째， 흐름법은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의 용질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Van Leer.와 Pa피atitis에 의혜 

정리되었다[9] 이산화탄소는 고압 멈프를 통하여 운전 압력 

까지 가압하며 운전 온도에 도달한 후 용질이 충전된 고압 용 

기로 흘러간다. 용질이 포화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미터링 밸브툴 통과하여 대기압으로 방출되고 이때 추출된 

용질은 트명에 담긴 유기용매에 용해되어 수집된다. 고압 충 

전 용기 내에서 미 용해 용질의 동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 용기 끝부분에 유리섬유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여과시스 

탱을 설치한다 유기용매 내에 포집된 용질을 정량 분석하여 

용해도 계산에 사용한다. 두 번째， 고정법은 McH뺑. Seckner 

와 Yogan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외부에서 첼 내부를 볼 수 있 

도록 고압상명형 장치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고압칭올 설치 

한 것이 특정이다[10]. 정량의 용질을 고압평형젤 내에 충전 

시키고 정량의 액체 .!E는 고체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열척 

명행에 도달시킨 후 압력발생기로 명형젤 내의 이동피스톤을 

움직임으로써 내부 부피에 변화를 주고 압력을 조절한다. 추가 

적으로 고압명형첼 내부에 자석교반기툴 두어 용질과 이산화 

탄소의 혼합을 도와준다. 투명창올 통해 내부 상변이 과정을 

직정적으로 관찰하며 이슬점과 구름정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순환법 [11]은 흐름법과 매우 유사하지 

만 고압 충천 용기를 지속척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펌프 

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용해시간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어 

명형 도달을 손쉽게 이룰 수 있다- 그 후 내부에 순환되는 초 

임계 용액을 정량 채취하여 분석한다'. Table 1에 고압 상평형 

Table 1. Advantages and 버sadvantages ofhigh ~πe엠neph잃eeq1띠libria meth여S 

M히hods Advaotages Disadvantages 

• Simple 앵mpling 
• lnaccorate flow rate .t sampling 

Flowmethod 
.R악>id dsta acquisitioo 

• 힘ectioo ofundissolved solute 
• No gt뻐rantee of equilibrium 

• Observ.ble with naked eye 
• Safe양 IS왜.e ofview windows 

Static method • Me엉urable without s뼈lpling 
• Difficu1ty in measuremeot of mu1ticompooeot system 

• Wide range of target materials 

Recirculatioo method 
• Tuuable dissolutioo time • Not .pplicable to solid 뼈ase eQ1피ibrium stody 
• Available for m띠，ticomponent systems • Additia뼈1 cost f(πcirc띠.tioopump 



4 김태완·박건환·공원배·이윤우 

장비를 이용한 용해도 측정 방법의 장단점올 비교하였다. 

분산염료의 정우 초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가 비교적 잘 된 

다고 해도 그 용해도는 몰분율이 1σ.7 -10"" 수준으로 장치의 규 
모가 작을 경우 정량 분석 시 측정오차가 크다. 따라서 대부 

분 자외션/가시광선 분팡계를 이용해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분광계를 고압 상명형 장치에 직접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농 

도를 측정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12，13]. 이 정우 평형 농 

도뽕만 아니라 실시간 농도 변화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었지만 측정 옹도와 합력에 따라서 용질의 몰 홉팡계수가 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객인 보정이 필요하며 용매의 극 

성 성질에 따라 홉광 따장대가 이동할 수 있어 이 또한 보정 

해주어야한다-

열역학척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용해도틀 간접객으로 예측， 

계산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14，15]. 초엄계 이산화탄소를 명 

창된 액체로 고려하여 액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한 계산 방법 

들이 소개되었고[16， 17]， 최근에는 실제 실험 측정값과 비교 

하여 보완된 방정식 모델들도 연구되고 있다[18， 19] 그 밖에 

도 정량 구조 특생 관계식 둥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계산도 제시되어 염료 분자 구조내의 작용기 특성을 이용하 

여 용해도를 예측해 낼 수 있다[20-22] 이러한 방법들은 새로 

합생된 염료에 대해 즉각적으로 척용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간 

훤하며， 실제 공정에 도입하기 이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천 

대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초임계 이신화탄소와섬유AIOI의 

싱호직용연구 

폴리에스터 섬유는 합성섬유로 절정화도나 배열방향에 따 

라 80-125 'C의 유리전이온도를 가지는 반결정 고분자이다 

[23]. 합생섬유가 초임계 이산화탄소 환정에 있을 때 작은 이 

산화탄소분자는고분자의 비절정 영역의 빈공간에 쉽게 침 

투하고 고분자 시슬의 분절운동을 증가시최 가소생을 부여하 

게 된다. 이산화탄소의 수착과 고분자의 가소생 증가로 인해 

고분자의 유리전이 옹도는 일반적인 조건에 비해 초임계 이 

산화탄소계 내에서 약 20-30 "c 감소하게 되며， 이는추가적 

인 고분자 내 빈 공간을 증가시키는 팽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24]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섬유 내로 염료분자의 확산 

이 촉진된다[23]. Bach 연구진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폴리 

에스터 방적사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 수착과 팽윤 연구 

에서 그 변회를 관창하기 어려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 

다고 밝혔다[25]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수착， 팽윤에 관한 

연구는 막 혐태의 시료[26]에서 진행하거나 두꺼운 단섬유[24] 

또는 미연신써Un뼈.wn Yam)[27]에서 진행된다 여러 문현 

에서 측청한 철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수착 정도는 최대 

3~4x IO2 & g@lmg-1로 알려져 있다[24-26]. 에탄올， 메탄 

올 둥의 공용매 추가에 따른 팽윤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27] 

공용매의 존재 하에 폴리에스터 섬유는 순수한 이산화탄소만 

있을 때 보다 더욱 행윤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초임계 이산화 

탄소와 공용매 계의 solubi1ity parameter값이 폴리에스터 섬유 

의 s이ubi1ity parameter값에 근접함에 따라 팽윤 갱도가 선형 

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이산화탄소 수착의 결과로 고분자 

섬유의 기계적， 물리적 생질이 변회는 것을 연구한 사려1도 었 

다. Bach 연구진은 폴리에스터 시료의 외판 형태 변화와 인장 

성질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25]. 

섬유 재질의 결정화도가 높은 경우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수 

착되었을 때 그 형태변화가 미미하며[28，29]， 비결정성 고분자 

에서 형태와 결정화도의 변화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30] 이러 

한 현상은 폴리에스터를 비롯한 합성섬유의 수축과 열거동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25，28] 천연섬유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한 sc뼈idt 연구진에 따르연 면， 모1 견은 140 "C, 280 

뼈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처리한 후에도 물성 차이가 없었 

대31] 그러나 160 "c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쳐리할 정우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초임계 염잭 공정 중 폴리에스터 섬유에서 이 

산화탄소의 수착과 가소화로 인해 분자량이 낮은 중합체가 이 

동할 수 있다 이들은 분자량이 낮아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쉽 

게 용해될 수 있고， 염색 과정 중 점유 내부에서 표면으로 확산 

되기 때문이다[32] 이러한 현상은 수용액 상보다는 초임계 이 

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빈번히 일어나며[3ζ33] 최종 

염잭 제품 질에 영향을 끼치고 염색 장비 내의 오염을 일으켜 

추가적인 세척 공정이 요구된다[33] 

5. 초임껴101ξ헬딴소와섬유의 

염료평형분배연구 

초엄계 염잭 공갱을 셜계하기 위해서는 염료물질이 섬유와 

초임겨1 이산화탄소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 지에 대한 지식 

이 필요하다[25] 폴리에스터 섬유는 무게 대비 3 -10"10의 분 

산염료를 홉수하며， 운천 온도와 압력이 증가할수록 홉수량 

도 증가한다[23 ，25，34-37] 명형 염료 홉수량과 온도， 압력간의 

관계는 쿼시 이중 모댈[23]과 확장된 액체 모댈[36]을 시용해 

성공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분배 계수란 유체상의 염료 농도에 대한 고분자 섬유 내의 

염료농도 비로 쟁의한다[34，37，38]. 

고분자 섬유 내의 염료농도 
분배계수 = n .:>1l-'~'^1 _ =:_ ~ ~ (1) 

유체상의 염료농도 

일반척인 분산염료의 정우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폴리에스 

터 섬유에 대혜서 10' _104범위의 분매계수를 가진다[25，34， 

37,38]. 분배계수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정향을 보이며， 일정한 밀도에서 분배계수는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정향을 보인다[34，37]. 이는 압력 및 온 

도 변화에 의해 용해 능력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초임계 유체 

의 특성에 의해 유체상의 염료농도 증가가 고분자 섬유 내의 

염료농도 증가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알콜류의 공용매는 초임계 상의 염료 용해도와 고분자내의 

염료 농도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증가시켜 분배계수에 영향 



을주게 된다[39，40] 공용매로 인한용매력의 강한상승으로 

초임계 상의 염료 용해도는 증가하며 고분자 내의 염료 용해 

도 또한 극성 공용매로 언한 이산화탄소의 높은 수칙과 팽윤 

결과로 증가한다[2꺼 그러나 공용매로 인한 초임계상의 염료 

용해도 증가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공용매가 있을 시 분배계 

수는 감소한다[31 ，40].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열역학적 지식은 공정변수의 최적화 

와 효율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염색 공정시간의 단축을 위해 

초임계상에 높은 용해도를 갖게 하는 것과 섬유대의 염료 농 

도를 높게 하는 것 사이에서 공갱변수의 절충이 필요하다. 공 

용매는 섬유에 대한 염료의 친화력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높은 압력에셔 공용매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염착량을 보다 

낮은 압력에서 공용매를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기 때문 

에 공용매의 주입 여부도 취사선택 할 수 었다 

6. 초임겨101쓰뚫딴소와섬유 내에서의 

염료물질전달연구 

전통척인 수계 염색 공갱과 초임계 염잭 공갱에서 동역학 

적 거동은 유사하나 초임계 공갱에서 물질천달 속도는 상당 

히 증대된다[41] 폴리에스터 내의 이산화탄소 확산을 설명 

하는 Fick’s law을 통해 폴리에스터가 유리전이옹도 이상에 

서 가소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38，42]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서 폴리에스터 펼륨， 섬유 내로 분산염료 확산속도는 

10-15 ..... 10-11 m2 앙로 측갱되었고 이는 수계 염잭 공갱에서 소 
수성 섬유 내로의 획산속도보다 10-1뼈배 갱도 높은 값이다 

[38,43]. 이러한 결과는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가소재 역할을 

하여 고분자를 명윤시킴으로써 고분자의 비절정 영역에서 염 

료 이동생을 향상시커는 것으로 보인다 온도， 압력 그리고 

공용매의 유무에 따른 확산속도도 앞서 셜명한 고분자내로의 

분배계수와 비슷하게 셜명할 수 있다[44]. 확산속도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지수함수와 활성화 에너지의 형태인 아러1나우스 

식으로 표현할 수 었으며 폴리에스터 내 C.l 대왜erse Blue 79 

의 활성화 에너지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상에서 67.47 kJ mor' 
이지만 일반 수용액 상에서는 187.02 kJ IOOr'로 초임계 이산 

화탄소 상에서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다[45] 염료가 고분자 

내로 이동할 때 일반 수계 염색에서 보다 초임계 상에서 장벽 

이 낮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빠른 것이다. 

한편 염료의 구조적 형태도 확산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알 

려져 있다. 예를 들어 염료와 고분자들이 특정 작용기에 의해 

화학적 결합을 이룬다면 고분자 내 구조로 염료의 확산속도 

가 감소한대13] 염료의 확산거동은 실제로 때우 복잡하여 현 

재까지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러 염료들의 동시 확 

산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Ngo 연구진에 따르면 폴리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내의 C.I. Di행erse Red 1과 C.I. Disκrse 

Orange 25의 확산속도는 각각 별도로 존재할 정우보다 동시 

에 존재했을 때 그 속도가 빨랐다[13] 이러한 현상은 두 염료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 가령 염료의 

작용기들이 서로 결합하여 기존에 고분자와 이루던 결합을 

초임계염잭기술 5 

이룰 수 없을 때 확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감소하여 확산속도 

가 증가하는 것이다[13]. 그러나 이 현상은 염료끼리 뭉침에 

의한 분자크기 중대 효과를 통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매 

커니즘을 보다 갱확히 검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로 앵윤된 

섬유에서 염료 혼힘울에 대한 심도 갚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설명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섬유사이의 상호작용， 

염료 명형분배， 염료 물질전달 연구는 M. Banc뼈0가 작성한 

논문을 창고하여 정리하였다[46]. 

7. 슨펌화된 초입계 염색 공정 

초임계 염잭 공갱 장비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탱크， 고 

압 펌프， 염잭조， 염료조 그리고 순환펌프로 구성된대47-50] 

공정에 앞서 염잭할 방적사 또는 직물 형태의 섬유를 구멍이 

난 염색빔에 적절히 고갱한 후 고압 영잭조 내에 충전시킨다. 

장치 채결 후 이산화탄소를 장치 내로 흘려 공정 압력과 공정 

온도를 유지한다. 그 후 운전 압력， 운전 온도의 초엄계 이산 

화탄소를 염료조를 통과시키며 염료조 내의 염료를 지속척으 

로 녹인다. 염잭 단계는 순환펌프를 이용해 초임계 이산화탄 

소를 지속적으로 염료조와 염잭조를 순환시키면서 진행된다. 

이때 염색빔 내부에서 외부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순환시킬 

수 있다[48，51].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시스댐은 부분적으로 

갑압되어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세척공정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섬유 표면에 있는 염착되지 않은 염료를 제거한다 

[47] 최종적으로 대기압까지 감앙한 후 섬유는 회수되며 이산 

화탄소와 잔류 염료는 다음 염잭 공정에 재활용 된다[38] 

다양한 합성섬유와 천연섬유를 대상으로 많은 초임겨1염색 

기술 연구가 있어왔지만 공쟁변수와 장비 셜계 둥 중요한 기 

술적 해결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툴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최종 

상용화 플랜트 건설을 위한 연구실 규모부터 파일릿 규모의 

연구가 있었다. 1995년부터 독일의 uhde GmbH는 염색빔을 

사용한 30 L급 고압반응기를 설계하여 초기 초엄계 염잭 공정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25]. 

또한 미국 North Caro1ina 8tate 대학에서 단일 회전축을 이 

용한 염잭장비가 검토되었으며[52]， 이탈리아 Politecnico di 

Torin。에서는 시간당 5 kg의 방척사를 처리할 수 있는 90 

L급 고압 반웅기를 설계한 바 있다[48] 네렬란드 Delft 공대 

의 Witkamp 연구진은 구멍이 난 회전 드럼을 활용한 40L 급 

고압반응기를 연구하였다{34]. 이 연구진은 네덜란드 FeyeCon 

D&I BV와 협업하여 카본섬유 소재로 된 100 L급 폴리에스 

터 범 염잭기를 설계하였다[38] 일반적인 강첼 기반의 용기 

에 비해 가볍고 열용량이 낮은 카본 섬유 소재를 이용해 가열 

과 냉각 시 사용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중국 Wuyi 

대학의 Huang 연구진은 파일릿 규모의 24L 폴리에스터 염색 

장비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정확한 처리량은 밝 

히지 않았다[51 ，53]. 

다음 Table 2에 상용화 최종단계까지 준비가 된 폴리에스 

터 초임계 염잭 장비툴 다루는 기업을 열거하였다 전 세계에 

걸친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노하우가 들어간 장비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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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mercial and industrial supercriti∞1 dyeing fl없ilities 

COlporatiOns Couo1Iy Det혀ls 

Applied S맹arations USA ‘Iam빼cturerofe댄upm뼈t from 1aboratory-scale to pilot. 뻐d production.scale 왜.tems 

EηeC∞ Texti1e 
Netherlands 

Su맹lier of dyes for supercritical dyeing and a scCo, dyeing ma대ine(뻐"CC dyeing vessels, m없umun 
SystemBV I없d: 150-180kgy빼ves빼 

Hisaka Ja뼈n Manufacturer of뾰혀l-size dyeing e'll끄.pment (capacity: 100 L) 

Nantong Supercriti없l 
China Mam빼cturer of medium-size dy려ugeql버.pment (two dy뼈19 vessels, OV~였11 capaci잉: 200 L) 

Extraction Co 

Sep없~ France Manufacturer of equipment from 1aboratory.sc때e to pi1ot. and Iπ여uction.scale 행.tems 

Uhde Germany Designer and manufacturer of industrial p1ants with different capacities 

고 있으며 최근 운동화， 의류 스포츠 용품 기업인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DyeCoo Texti1e Systems BV와 제휴하여 초임계 

염잭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설계하고 상용화하고 었다[5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엠대주기계를 중심으로 국내 대학교 및 

기업， 연구소들이 협업하여 200 뿔급 초임계 염색장비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8. 향후 연구 개발 방향 및 결론 

지난 수 십 년간 초임계 염잭 공정에 대해 많은 대학교들과 

기업， 연구소들의 노력이 있었고 다양한 염료들의 대한 용해 

도 떼이터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자료가 축척되어 왔다 폴리 

에스터 염색에 관한 염잭 공정 메커니즘이 상세히 밝혀졌고 

산업화를 위한 대부분의 문체점들이 해컬되었다. 따라서 폴 

리에스터 염색공갱은 상용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나 

이키와 아디다스， 마eCOO의 사례를 통해 이미 첫발을 내딛었 

다고 절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염색 공정에 대한 우위 

를 보다 확보하기 위해 공쟁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었다 현재 폴리에스터 초임계 염잭 공갱의 정우 여 

전히 염료의 용해도와 고분자의 팽윤 조건을 위해 고용， 고압 

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용해도가 낮아 염잭시간이 오래 걸린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용매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초 

임계 염색 기술의 친환정적인 장점을 근본척으로 해치게 되 

므로 순수한 초임계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면서 공쟁 효율을 

향상시커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나일론 6, 나일론 66와 같은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섬유 염 

잭 또한 초임계상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소량의 수분 

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별한 반응 염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폴리에스터의 경우보다 공정이 복잡하다[55，56]. 아마 

이드1 폴리프로펼렌， 폴리젖산 섬유의 정우 염색 후 련뢰도와 

기계적 물생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 년간 

면， 모， 견과 같은 천연섬유에서 균일하고 좋은 염잭 효율을 

내기 위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면은 전 세계 섬유산업에서 

37%의 시장캠유윷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섬유 중 하나이 

며 몇몇의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으나 여천히 초임계 염잭 공 

정에서 염색하기 가장 어려운 섬유인 만큼 심도 깊은 추가적 

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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