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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나일론 기반의 비분해성 어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조된 polybutylene succinate(PBS)

섬유의 해수 환경에서의 생분해성 거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 내의 섬유의 생분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면

활성제 첨가 및 자외선 조사 방식을 분해 가속 조건으로는 선정하여 각 조건이 해수 조건에서 PBS 섬유의 생분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6개월간의 해수 환경에서의 생분해 실험에도 불구하고 무게 감소는 발견되지 않

았으며 분해 정도는 분자량 감소 및 기계적 강도의 저하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였다.  한편,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PBS 섬유 표면의 친수화를 진행하여 분해 균주의 흡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는 분자량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외선을 조사할 시에는 섬유 표면에 미세 크랙을 발생시켜 기계적 강도의 저하가 명확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biodegradation behavior of polybutylene succinate (PBS) fibers manufactured to replace con-

ventional nylon-based non-degradable fishing net was observed in seawater environment. In addition, in order to find the

appropriate degradation acceleration condition, surfactant addition and UV irradiation were selected as acceleration con-

ditions, and the effects of each condition on the biodegradation behavior of PBS fibers in seawater conditions were con-

firmed. Despite the 6 months of biodegradation experiments in the seawater environment, negligible weight loss was

found, and the degree of biodegradation could be predicted through a decrease in molecular weight and mechanical prop-

erties. Meanwhile, the addition of a surfactant facilitated the adsorption of the degraded strain by hydrophilizing the sur-

face of the PBS fiber, which was confirmed to have a great effect on the molecular weight reduction. On the other hand,

when ultraviolet irradiation, it was confirmed that fine cracks were generated on the surface of the fibers, thereby clearly

deteriorating mechanical strength.

Keywords: polybutylene succinate, biodegradation, biodegradable fishing net, surfactant, UV-irradiation.

서 론

석유자원의 고갈 및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

면서 친환경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1-3 있

다. 최근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규제 및 대체재 사

용 의무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면서 새로운 고분자 원

료의 개발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응용제품의 개발 및 그 특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분야가 확장하고 있다. Polylactic

acid(PLA)4 polycaprolactone(PCL),5 그리고 polybutylene

succinate(PBS)와6 같은 다양한 고분자 원료들이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한 1회 용기,7 생분해성 포장재료8 및 농업용 멀칭

필름에6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분해성 고분자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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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고 그 실제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PBS 섬유를 이용한 생분해성 어구가9 개발되면서 기존의 나

일론 어구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도 보고된 바 있다.

지금까지 어업에서는 나일론을 대표로 하는 합성섬유 기반

의 어구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어 왔다. 나일론 기반의 합

성섬유는 강도와 유연성이 뛰어나 어획 성능과 내구성이 우

수하여 널리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저비용 및 우수한 가공성

까지 뒷받침되어 다양한 어획 장비로의 적용이 가능하였다.10

하지만, 어획도중에 발생하는 비분해성 어망의 소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자원의 손실을 가리키는 “Ghost fishing”

현상으로11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분해성 어구 소재

의 개발 및 특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PBS, poly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PBAT), polybuty-

lenesuccinate-co-butyleneadipate-co-ethylenesuccinate-co-

ethyleneadipate(PBEAS)와 같은 고분자 기반 섬유를 이용한

생분해성 어구가 개발되어 왔으며12 이러한 소재들은 기존의

나일론 기반 섬유와 기계적 강도가 유사하며 실제 어획성능

의 차이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해양

환경에서의 섬유의 분해 거동 및 이에 따른 물성 저하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시도된 바 없다.

실제 생분해성 고분자는 특정 조건(온도, 습도, 빛, 가용 산

소 및 미생물의 조성)에서만 분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ISO 및 ASTM에서는 퇴비화 조건을 전제로 이러

한 고분자 재료의 분해 시험 조건을 규격화하였으며 이를 통

해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의 분해 거동 및 특성을 조

사 및 평가하여13 왔다. 하지만, 오직 제한된 수의 연구만이

수중 환경, 특히 해양 환경에서의 고분자 재료의 생분해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명확한 생분해도의 평가 방법이 제

시되지 않고 있으며 분해 거동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양 환경에서의 생분해성 고분자 섬

유의 분해 거동을 관찰하고 분해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가

속화 조건의 탐색 및 이로 인한 분해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고자 하였다. 생분해성 고분자 섬유로는 PBS 섬유를 사

용하였으며 가속화 조건으로는 계면활성제 첨가 및 UV 조사

에 따른 분해 거동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분해 기간 동안 일

어나는 PBS 섬유의 이화학적인 성질을 gel permeation chro-

matography(GPC) 분석을 통한 분자량 변화, FTIR을 이용한

화학적 구조 변화, FE-SEM 분석을 통한 모폴로지의 변화를

통해 관찰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PBS 섬유의 기계적 특

성 및 친수성 성질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분해 가속화 조건

이 분해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PBS 섬유는 Ankor

Bioplastic(Wonju, Korea)으로부터 제공받았고 Paenibacillus

sp.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바닷물은 월미도

앞바다에서 채취하였다. Soda lime은 MEDICON(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고 마이크로 크리스탈 셀룰로오스 파우

더와 soda talc은 Merck KGaA에서 구입하였다. Agar는

Becton, Dickinson에서 구입하였다. Tween-80은 Sigma-

Aldrich Chemical Co.(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퇴비 제작. 퇴비는 이전에 진행된 실험과14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Microbial Oxidative Degradation Analyzer(ISO 14855-

2). Figure 1은 생분해도 측정을 진행한 microbial oxidative

degradation analyzer, MODA(MODA-4, Saida ums, Japan)

의 모식도이다. PBS 섬유와 기준 물질로서 마이크로 크리스

탈 셀룰로오스(MCC) 파우더를 퇴비에 넣고 함수율을 60%

로 맞춰주었다. 그 다음 세 개의 반응 용기에 각각 바탕 퇴

비, MCC가 첨가된 퇴비 그리고 PBS 섬유가 첨가된 퇴비를

채워주었다. 바탕 퇴비는 퇴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산화탄소 측정을 위해 soda lime

과 soda talc를 MODA에 채운 뒤 공기의 flow rate는 10 mL/

min으로 조절한 후 50 oC로 가열해 주었다. 50일 동안 실험

을 진행했으며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무게를 측

정하여 분해도를 측정하였다. 생분해도(biodegradation, %) 계

산은 식 (1)을 이용하였다.

상대 생분해도(%) = (1)

시료의 생분해도, DT와 표준물질의 생분해도, DS는 식 (2),

(3)을 이용하였다.

(2)

(3)

DS, (%)는 표준 물질 생분해도를 나타내며 (CO2), (g)는 표

준물질에서 발생한 CO2 누적량을 나타낸다.

DT, (%)는 시료의 생분해도를 나타내며 (CO2)T, (g)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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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e of microbial oxidative degradation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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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CO2 누적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CO2)B, (g)은

바탕 시험에서 발생한 CO2 누적량을 나타내고 ThCO2는 이

론적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나타낸다. 이론적 이산화탄소 발

생량은 식 (4)를 이용하였다.

ThCO2= MToT× CTOT× 44/12 (4)

MToT, (g)은 퇴비에 첨가된 시료의 총 양을 나타내며 CTOT,

(g/g)은 실험에 사용된 시료속에 포함된 유기탄소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44/12는 이산화탄소 분자량과 탄소의 분자

량을 나타낸다.

퇴비 조건하 PBS 섬유 분해. 앞서 제조한 퇴비에 PBS 섬

유를 넣고 인큐베이터(IL-11, JEIO tech, Korea)에서 60 oC를

유지시켜 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퇴비의 함수율은 60%를

유지하였고, 시료는 0주,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에

채취하였다.

계면활성제 처리. PBS 섬유를 Tween-80(1 wt%) 분산용액

에 침지 후 60 oC 오븐에서 일주일 동안 보관하였다.

UV 처리. UV-C 램프의 세기는 4.9 W로 진행하였으며 시

료와 램프의 거리는 30 cm로 유지하였다. UV-C 처리는 25 oC

에서 총 30일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총 UV 조사량은

12700 kJ/cm2이다.

해수를 이용한 배지 제작 및 분해. Figure 2는 배지 제작

의 모식도이다. 바닷물의 이물질을 여과지(Toyo Roshi Kaisha,

LTD, Japan)를 이용해 걸러낸 후 오토클레이브(AC-12, JEIO

tech, Korea)를 이용해 121 oC에서 15분 동안 살균하였다. 그

리고 agar 1.5 wt% 첨가한 후 2시간 동안 100 oC에서 교반시

켜주었다. 용액을 다시 한번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살균

해 준 후, 광구병에 100 mL씩 담아주었다. 젤화된 agar에

100 μL의 Paenibacillus. sp.를 첨가한 후 PBS 섬유를 넣고 뚜

껑을 파라 필름으로 밀봉 후 30 oC 인큐베이터에서 분해를

진행하였다.

특성분석. 퇴비 및 해수를 이용한 배지에서 분해한 PBS 섬

유의 분자량 측정은 젤투과크로마토그래피(Tosoh-EcoSEC

HLC-8320 GPC, Tosoh Bioscience, Japan)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모폴로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FE-

SEM, S-4300SE, Hitachi, Japan)을 이용하였고, 화학 구조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Nicolet Analytical Instruments, Korea)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기계적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능재료시험기

(UTM, Instron 4665, USA)를 사용하였다.

접촉각은 digital microscop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water

absorption capacity는 PBS 섬유를 60 oC 오븐에서 하룻동안

건조 후 30 mL의 물에 침지시켜 측정하였다. 식 (5)를 이용

하여 Water absorption capacity를 계산하였다.

Water absorption capacity = ×100 (5)

Wt는 침지 후 시료의 무게이고 Wi는 침지 전 시료의 무게

이다.

결과 및 토론

퇴비 환경에서의 분해 거동. PBS 섬유의 해수 환경에서의

생분해도를 확인하기에 앞서 대표적인 생분해 환경인 퇴비화

조건에서 ISO 14855 기준에 따라 생분해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분해 시간에 따른 PBS 섬유의 무게를

Figure 3(a)에 나타냈다. 셀룰로오스의 경우 퇴비화 환경에서

의 생분해실험에서 표준물질로14 많이 사용된다. 무게 감소에

W
t

W
i

–

W
i

-----------------

Figure 2. Scheme of preparation microbial medium under seawater

condition.

Figure 3. Biodegradation behavior of PBS fibers under compost condition: (a) weight loss; (b) M
w
 results.



분해 가속화 조건의 해수 환경에서 Polybutylene Succinate 섬유의 분해거동 401

 Polym. Korea, Vol. 45, No. 3, 2021

기반한 생분해도를 살펴보면 초기 30일까지 70%의 생분해

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그 이후에 분해가 서서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PBS 섬유의 경우 퇴비화 조건에서 확연한 무

게 감소를 관찰할 수 없으며 50일 분해 기간 동안 0.67%의

낮은 무게 감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분해성 고

분자의 분해 양상은 무게 감소뿐만 아니라, 분자량15 및 기계

적 강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20 주 동안 생분해 실험을 진행한 PBS 시료를 채취하여

분자량 변화를 GPC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무

게 평균 분자량 결과를 Figure 3(b)에 나타냈다. 미분해 PBS

섬유의 경우 152 kDa의 분자량을 보였으며 이는 생분해 기

간이 진행될수록 무게 평균 분자량의 감소가 명확하게 발생

하여 20주의 분해 기간이 지나면 절반 수준인 75 kDa까지의

분자량 저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PBS

섬유의 생분해성 거동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게 감

소를 측정하는 것보다 GPC 분석을 통한 분자량의 변화가 더

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해양 환경에서의 분해 거동. 생분해성 고분자의 생분해 현

상은 분해 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퇴비화 조건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해 조건이다. 한

편, 해수 환경에서의 생분해 거동은 퇴비화 조건에 비해 느

리게 진행이 되며 그로 인해 매우 오랜 분해 관찰 시간을 필

요로 한다. Kasuya 등은16 바다에서 채취한 해수환경에서 PBS

분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약 2% 내외의 낮은 무게 감소를 확

인하였다. 따라서 무게 감소에 의한 분해도 측정은 낮은 결

과값으로 인해 분해법으로써 제안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수 환경에서의 생분해 거동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PBS 섬유 시료를 UV 조사 및 계면활성제 처리를

실시하고 생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효과에 따른 PBS

섬유의 해수 환경 생분해 현상을 무게 감소 및 GPC 측정에

따른 Mw 변화로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해수 환경에서는 30주의 분해 실험기간

동안 PBS 섬유의 유의미한 무게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GPC 결과를 통해 Mw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속 조건 없이 해수환경에서의 분해를 실시한 경우 PBS 섬

유의 분자량이 150 kDa에서 103 kDa로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계면활성제 및 UV 조사를 실시하여 가속화 분해 실

험을 실시한 경우 이러한 분자량의 감소가 더욱 명확하게 발

생함을 알 수 있으며 UV 전처리(93 kDa) <계면활성제 첨가

(80 kDa) <계면활성제 첨가 및 UV 전처리(71 kDa)의 순서로

그 폭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계면활성제의 첨가 및

UV 전처리가 PBS 섬유의 생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모폴로지 변화. 가속화 조건이 해양 환경에서의 PBS 섬유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7주, 22주, 30주의 분

해 기간을 거친 PBS 섬유의 모폴로지를 FE-SEM 이미지로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PBS 원시료의 경

우 비교적 균질하고 조밀한 표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일반 해양 환경에서의 분해를 거치는 경우 이러한 표면

모폴로지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면활성제인 Tween-80을 첨가한 경우에는 분해시간이 증가

할수록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섬유 표면

에 흡착된 분해 균주 또한 관찰이 가능하였다. UV를 조사한

시료의 경우 이러한 모폴로지의 변화가 더욱 확실히 발생함

을17,18 알 수 있으며 최종 30주차의 분해를 거친 섬유의 경우

마이크로 크랙의 존재들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UV 조사에 의해 광산화 반응 및 이에 발생하는 저분자 물질

들이 PBS 섬유의 표면적 및 친수성을 증가시키기19 때문이

다. Iñiguez 등은20 UV 조사에 따른 범용 플라스틱 4종

(nylon, polyethylene(PE), polypropylene(PP),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에 대한 해양 생분해 거동을 관찰하였으며

이때 UV의 조사가 고분자 물질의 표면 크랙 및 모폴로지에

큰 영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UV 조사에 따른

모폴로지의 변화는 생분해성 고분자인 PCL17 및 poly(3-

hydroxybutyrate)(PHB)에서도21 나타남이 보고된 바 있다. 한

편, 계면활성제 첨가 및 UV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Figure 4. Biodegradation behavior of PBS fibers under sea water condition: (a) weight loss; (b) M
w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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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초기에 표면에 흡착된 PBS 분해 균주를 관찰 가능하였

으며 표면 모폴로지의 변화 및 크랙의 발생 또한 매우 강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계면활성제의

첨가 및 UV 조사 모두 PBS 섬유의 해양 환경에서의 분해

거동을 미치며 계면활성제의 경우 분해 균주의 흡착에, UV

조사의 경우 광산화에 의한 모폴로지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화학적 구조 변화. FTIR을 통한 화학적 구조의 분석은 생

분해성 고분자의 분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

법이다. Figure 6은 해양 환경에서 생분해를 거친 PBS 섬유

의 FTIR-ATR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분해를 거치지 않은 PBS

섬유의 경우 에스터 그룹에 존재하는 C=O 및 C-O-C stretching

vibration에 해당하는 특정 피크가 각각 1710 cm-1과 1150 cm-1

에서22 각각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에스터 결합의 피크들은

생분해 거동을 거치면서 화학적 결합 피크의 이동은 발견되

지 않는 반면 그 세기가 점차 감소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결과는 PBS 섬유의 분해가 주로 에스테르 결합의 가수분해

에 의해 발생함을 의미한다. Kim 등은23 쌀겨분말이 포함된

PBS 복합소재를 제조하고 생분해 거동을 분석하였는데 FTIR

을 통해 PBS의 생분해 거동이 에스테르의 가수분해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다양한 분해 가속화 조건을 거친 경우 이러한 에스

테르 결합의 피크의 감소 폭을 증가시키는 반면, 피크의 이동

이 관찰되지 않음을 통해 분해 가속화 조건이 에스테르 결합

의 가수분해속도에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Bai 등은24

PBS의 효소분해에 따른 FTIR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였

으며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는 PBS의 FTIR 피크의 위치 변

화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단순히 에스테르 피크의 감소만이

발생함을 통해 가수분해가 결정질 영역 및 비정질 영역 모두

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가속화 조건에 따른 PBS 섬유의 친수성 변화. 생분해성

고분자의 분해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면활성제

첨가를 통한 소수성 고분자의 표면을 친수화시키거나 양전하

및 음전하를 도입함으로써 분해 균주 및 효소의 접근성을 높

이는 방법이 있다. Furukawa 등은25 PET에 음이온성 계면 활

성제를 첨가함으로써 PET 표면에 음이온 전하를 도입하여

양이온성 PET hydrolase(PETase)의 흡착을 향상시켜 기존

PET보다 120배 높은 분해 활성을 관찰한 바 있다.

Albertsson 등은26 low density polyethylene(LDPE)에 계면

활성제 처리에 따른 생분해도를 측정한 결과 계면활성제를

처리한 경우 더 많은 Pseudo-monas aeruginosa 균주 개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빠른 생분해 거동이 관

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속화 조건에 따른 PBS 섬유의

표면 및 벌크 친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 접촉각 및 수

Figure 5. FE-SEM images of biodegraded PBS fibers under various sea water condition.

Figure 6. FTIR spectra of biodegrade PBS fibers under sea wat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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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흡수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접촉각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PBS 섬유의 경우 73도의 초기

접촉각을 보였으며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였을 경우 49도의 접

촉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PBS 섬유에 첨가된 계면활성제

가 섬유 표면의 친수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UV 처

리를 한 경우에도 56도로 감소된 접촉각을 보였으며 이는 UV

처리 및 그에 따른 광산화에 의해 발생한 카보닐 그룹에26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면활성제의 첨가 및 UV 조사를 동시

에 처리한 경우 이러한 표면의 친수화 현상은 더욱 강하게

발생하여 43도의 낮은 초기 접촉각을 보였다.

생분해에 있어서 재료 표면의 친수성 특성과 더불어 벌크

재료 자체의 수분에 환경에서의 물성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Figure 7(b)는 가속화 처리 유무에 따른 PBS 섬

유의 수분 흡수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속화 처리를 하

지 않은 PBS 섬유의 경우 2.5%의 낮은 흡수도를 보이며 이

는 PBS 섬유가 수분 친화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속화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소수성은 조금 개선되

는 경향을 보이며 계면활성제 처리 시에는 3.9%, UV 조사

시에는 3.5%를 보이며 최종적으로 계면활성제 첨가 및 UV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7.8%의 높은 흡수도를 보였다.

이러한 가속화 조건에 따른 PBS 섬유의 수분 친화도의 변화

는 실제 생분해 실험에서의 미생물의 흡착 및 이에 따른 분

해 거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가속화 조건에 따른 PBS 섬유의 기계적 물성 변화. 생분

해성 고분자의 분해거동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변화는 재료

의 사용 주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분해거동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가속화 처리에 따른 PBS 섬유의 분해기간 동

안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인장강도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속화 처리를 하지 않은 PBS 섬유의 경우 초기 7주 기간

동안 생분해 기간을 거치면서 인장강도가 465에서 332 MPa

로, 인장신도의 경우 24.5에서 16.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무게 감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PC 결

과에서 보다시피 분해 초기에 가장 많은 분자량의 저하가 발

생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기계적 특성의 저하라고 판단된

다. 한편, 가속화 처리에 따른 PBS 섬유의 기계적 특성 변화

를 살펴보면 계면활성제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존 PBS 섬유

Figure 7. Contact angle and water absorption capacity of PBS fibers with different accelerated condition.

Figure 8. Mechanical properties of biodegraded PBS fibers with different accelerat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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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계면

활성제의 처리가 주로 PBS 섬유 표면의 친수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계적 물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

함을 의미한다. 한편, UV를 조사한 PBS 섬유의 경우에는 초

기 7주 분해 기간 동안 인장강도는 164 MPa로, 인장신도는

7.8%로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BS 섬유

의 기계적 물성 변화에는 계면활성제 처리보다 UV 조사가

더욱 명확한 영향을 끼치며 이는 앞서 모폴로지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UV 조사가 표면의 크랙을27 형성시킬 뿐만 아니

라 이에 따른 미세 공극의 발생 또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Zhang 등은28 PBS 필름의 광노화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이때 광안정제를 첨가하지 않은 PBS 필름의 경우 UV 조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표면 크랙 및 이에 기계적 물성의 감

소를 관찰하였다. 마찬가지로 Wellen 등은29 PHB의 화이트닝

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발색단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UV 조

사에 의해 표면에 크랙이 형성됨으로써 나타난 것을 관찰하

였다. 결과적으로 생분해 실험 시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분자

량 감소를 가속할 수 있지만, 기계적 물성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UV를 조사하면 표면에 크랙이 형성되어 기계

적 물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어구로 가공이 가능한 PBS 섬유

의 해수 환경에서의 분해거동을 살펴보고 가속화 조건이 실

제 생분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퇴비 환경과 비

교하여 봤을 때 PBS 섬유는 해수 환경에서 보다 느리게 분

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전처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분해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무게 감소 결과보다 GPC 분석을 통한 분자

량의 감소가 생분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것으

로 나타났다.

가속화 조건을 비교하여 보면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PBS

섬유 표면의 친수화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분해 균주의 흡착

을 발생시켜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UV 조사 전처리의

경우 표면의 미세 균열 및 공극 구조를 형성하여 기계적 물

성의 큰 폭의 저하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계면활성

제의 첨가 및 UV 조사 전처리를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는 표

면 친수화 및 미세 균열의 형성 또한 동시에 발생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생분해가 발생하여 분자량 감소 폭 및 기계적

물성의 변화 폭 또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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