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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 19 이후 공중보건 및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즉각적으로 검출하는 센서와 같이 다양한 보호 

수준의 개인보호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살아있는 

세포와 반응하여 색 발현을 하는 iodonitrotetrazolium chloride(INT)를 

고분자에 도입하여 전기방사한 섬유기반 센서 소재를 개발하고, 

전기방사 웹의 젖음성에 따른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에 대한 부착 

특성과 색 발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센서 시료는 젖음성이 다른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CA), 폴리비닐피롤리돈 

(polyvinylpyrrolidone; PVP) 고분자의 비율을 달리한 고분자 용액에 

INT를 혼합하여 전기방사에 제작하였다. 실험균주로는 그람 양성 

Micrococcus luteus(M. luteus)와 그람 음성 Escherichia coli(E. 

coli)를 사용하였으며 전기방사된 웹에 박테리아 현탁액을 적하하고 

색변화를 측정했다. 센서의 색변화를 환원된 INT의 최대흡수파장에서 

Kubelka-Munk 식에 의해 염착량(K/S값)을 측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세균의 군락수를 대략적으로 정량화했다. 젖음성이 다른 

시료의 색변화 감도는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전기방사된 웹은 섬유 조성과 상관없이 세균 적하 후 1시간 이내에 

INT 환원이 완료되었다. 색차계를 이용해서 역으로 집락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 CFU) 값을 예측한 결과, M. luteus는 친수한 웹과 

소수성 및 친수성 고분자와 혼합된 웹에서 K/S 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이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티올기 등 친수한 

기능기가 풍부한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그람 

음성균 외막의 지질다당류 (lipopolysaccharide)의 친유한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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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한 웹의 섬유 표면에 용이하게 고착되도록 작용하여 고농도의 E. 

coli 조건에서 급격한 색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소수성 고분자와 친수성 

고분자가 혼합된 웹은 그람 양성 및 음성 균주 모두에 대해 선형적인 

비색 반응을 보여 실험된 박테리아 농도의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감지 능력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간편한 제조방법으로 보호장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박테리아 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섬유기반 센서의 개념 

증명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보호복 표면이 

세균을 비롯한 바이오 에어로졸에 의해 오염될 때, 적색 포르마잔이 

형성되어 보호복 착용자 및 의료 종사자들은 소독, 살균 등 위생 지침을 

즉시 실행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공중위생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Iodonitrotetrazolium chloride, 센서, 세균, 전기방사 웹, 

보호소재 

학   번 : 2021-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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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 19 이후 다양한 기능과 수준의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였다[1]. 특히, 공기 중 세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감지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2].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는 수많은 질병과 

식중독의 요인이 되기에 공중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 가운과 마스크 등은 세균에 노출되면 위생 소재의 성능 

저하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이동 수단이 되어 2차 원내 감염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3]. 따라서, 병원과 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공간의 특성상 미생물의 존재 유무를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내 공기 중 존재하는 생활 세균의 

감지 기능은 일상생활과 접해 있는 여러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의 세균 정량화 

기술로는 오염된 표면에서 세균을 추출하여 배양 배지에서 

집락형성단위(colony forming unit; CFU)를 세는 평판계수법이 

사용되나, 농도 희석을 위한 여러 절차와 배양을 위한 대기시간이 

불가피하다[4]. 또는, 흡광도를 이용한 측정법은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고, 사멸된 세균 파편에 의한 빛 산란도 일어나므로 활성균만 

선별하여 측정하기 어렵다[5, 6].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 사이의 정량적 평가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기화학 기반 측정 센서들이 개발되었다[7]. 전기화학 

센서는 세균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의 산화 작용에 의해 센서 

전극(electrode)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변화를 측정한다[8, 9].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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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언급된 센서는 저농도 박테리아에 대한 분석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금(Au) 나노파티클과 같이 전도성이 높은 금속을 도입하여 전극 표면을 

개질하였으나,[10-12] 이러한 기술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가의 

재료와 복잡한 제작 공정을 필요로 하며[13], 전기 신호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계측기와 같은 장비 및 훈련된 인력이 필수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범용적인 사용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세균의 손쉬운 검출을 위해, 화학적 색반응을 유도하는 

바이오 센서들이 주목받고 있다[14, 15]. 예를 들어, 세균에 감염된 

부위를 채취(swabbing)하여 세균의 유무를 판별하는 sPaCE swab 

연구에서는 자기 소광(self-quenching) 형광물질이 담겨 있는 

리포솜이 세균에 의해 방출이 되도록 설계됐다[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폴리다이아세틸렌 공액(conjugated) 고분자를 이용해서 

세균과 접촉 시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색변화가 일어나는 센서가 

개발되었다[17]. 다만, 이러한 센서들은 감염부위를 면봉과 같은 도구로 

물리적으로 검출하므로 피험자 영역을 2차적으로 교란시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센서의 검출 한계를 낮추기 위해 

세균 농도를 증폭시키는데, 이는 긴 성숙 단계(4-12 시간)가 

필요했다[18, 19]. 더욱이 현재까지 박테리아 센서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센서의 기질 재료와 세균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균 센서의 제작 공정의 복잡성과 재료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정 균주에 

대한 특이성(specificity) 없이 살아있는 세균을 합리적인 감도로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igure 1). 더욱이 세균의 생화학적 반응을 

통한 색변화 원리를 규명하고 박테리아를 1시간 내로 신속하게 

정량화하고자 한다. 본 세균 센서는 전기방사섬유 웹에 요오드-

니트로테트라졸륨클로라이드(iodonitrotetrazolium chloride, I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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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개발되었으며, 실험 균주로는 그람 음성 대장균(Escherichia 

coli; E. coli)과 그람 양성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 M. luteus)에 대한 비색 효과를 조사하였다. 세균 현탁액과 센서 

섬유 간 계면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세균의 용이한 접촉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전기방사 나노섬유의 넓은 표면적을 활용하고, 다양한 

섬유 조성으로 제작하여 센서의 젖음성을 조절한다. 이에 따른 그람 

특성 별 비색 효과는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를 통해 평가한다. 

본 논문은 박테리아 감염에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 개발에 대한 연구로 세균에 의한 색변화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섬유 조성에 따른 세균의 부착성 및 센서감도를 

조사하는 등 실용적 활용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이오 에어로졸과 세균 비말 노출에 의한 위험을 경고하는 

위생소재 및 보호구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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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developed sensor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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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reviously reported chromogenic sensor for bacterial detection.  

 

 
Instrument Bacteria 

LOD 

(CFU/ml) 

Total Time 

(h)  
Ref. 

Electrochemical 

detection 

p-Benzoquinone-mediated bioassay 

monitored by a three electrode system  
Escherichia coli  10

3
 1 [9] 

Colorimetric 

detection using 

gold nanoparticles 

(AuNPs) 

pH-Based sensing using aggregation of 

AuNPs 
Escherichia coli  4.4 × 10

7
 0.08 [10] 

Oligonucleotide conjugated to  AuNPs 
Salmonella 

typhimurium 
33 0.5 [11] 

Peptide substrates conjugated with 

magnetic nanoparticles 

Listeria 

monocytogenes 
2.1×10

2
 0.01 [12] 

Microfluidic chip 

Microfluidic colorimetric chip using 

manganese dioxide nanoflowers with 

smartphone app 

Salmonella 44 0.75 [13] 

Colorimetric 

reagent 

Paper-based chromogenic response Escherichia coli  10 4 [18] 

Paper loaded with bromothymol blue and 

nitrocefin 

Escherichia coli 

(Drug resistant) 
10

4
 4 [19] 

Tetrazolium based fibrous polymeric 

membrane  
Escherichia coli 2.2 × 10

5
 1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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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2.1 Iodonitrotetrazolium chloride의 색변화 반응 

 

본 연구에서 색변화지시염료로 사용된 iodonitrotetrazolium 

chloride(INT)는 테트라졸륨 염의 일종으로, 전자 수용체이다[20]. 

이는 살아있는 세포의 전자와 반응하여 효소적으로 적색의 비수용성 

포르마잔(formazan) 염료로 환원되기 때문에 대사 기반 분석에 

사용되기도 한다[21].  

세균 호흡 사슬에서 전자 운반체들인 조효소,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수소(NADH),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FADH2)에 의해 전자는 세포의 내막을 따라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산소에 운반된다[22, 23](Figure 2). 이 과정에서 

전자 수용체인 INT가 간섭하여 세포로부터 전자를 획득하고, INT의 

양전하 테트라졸 고리의 N-N 결합이 끊기며 환원된다[24](Figure 3). 

INT 환원은 세포 대사와 관련된 효소 활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균의 정량화를 위한 대용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세균의 세포 수와 포르마잔 색 강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정량적 

세균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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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xidation of NADH and FADH2 to NAD+ and FAD[27]. 

 

 

 

Figure 3. Reduction of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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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균의 특성  

 

미생물은 세포벽과 외막의 구성성분에 따라 그람 양성과 음성균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람 양성균의 두꺼운 세포벽은 주로 펩티도글리칸 

(peptidoglycan)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는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티올기 

등이 풍부하여 친수한 부분들이 존재한다[28]. 반면, 하지만, 그람 

음성균은 중간층에 펩티도글리칸이 얇게 있으며 외막(outer 

membrane)에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 LPS)가 존재하기 

때문에 친유(lipophilic)한 특성을 가진다[29](Figure 4). 이러한 세균 

세포의 특성은 센서 섬유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세균의 부착성과 

상호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센서의 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30]. 

 

  

Figure 4. Schematic structure of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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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분자의 표면 에너지와 젖음성 

 

그람 양성 및 음성균의 세포벽 차이에 따라 재료 기질판 표면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부착성이 다르다는 연구들은 다수 보고되었으며[31, 

32], 표면의 친수성/소수성, 표면 에너지, 표면 전하 등은 세균의 

부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로 언급된다[31, 33]. 본 연구의 

모델 박테리아를 비롯한 일반적인 박테리아의 크기는 0.5~2 μm로 

콜로이드 입자와 유사함에 따라, 콜로이드와 표면 간의 계면 현상과 

비슷하게 박테리아 현탁액 또한 재료 표면에 정전기적 인력, 반데르발스 

힘, 소수성/친수성 상호작용 등 물리화학적인 결합에 영향을 받는다[30].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는 내부에 있는 원자에 비해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갖는 여분 에너지(excess energy)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물질간의 젖음성(wettability)을 결정하게 된다[34]. 액체의 표면 

에너지보다 높은 표면 에너지를 가진 물질의 경우에는 젖음성이 

우수하고, 반대로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 물질은 젖음성이 떨어지며 

표면에서 액체가 방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35, 36].  

BinAhmed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그람 

음성 슈도모나스 플루오레센스(Pseudomonas fluorescens; P. 

fluorescens)를 이용하여 필터 웹에 대한 생물학적 오염의 초기 단계 

현상을 확인하였다[37]. P. fluorescens는 외막과 선모(pili)를 구성하는 

친유한 아미노산의 의해 소수한 기질에 소수성 결합(hydrophobic 

interaction)으로 높은 부착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 초기 

단계에서는 박테리아의 부착성을 제어하기 위해 친수한 

폴리도파민(polydopamine)을 코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비록 

친수성/소수성 물질에 대한 세균의 부착 특성에 대한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들과 일치할지라도, 이는 박테리아의 탈착성을 중점으로 

전개되어, 재료 기질에 박테리아가 부착된 후 어떤 현상이 발현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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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생물품에 사용되는 필터 

웹의 특성상, 기공 사이사이에 박테리아가 군락을 형성하거나 섬유를 

따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에어로졸에 감염된 후에 균의 

활성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센서 기질이 되는 

부직포의 젖음성에 따른 그람 특성 별 세균 현탁액과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고, 박테리아 탐지 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섬유 조성을 

고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polyurethane(PU), 친수성 

cellulose acetate(CA), 그리고 젖음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용성의 

polyvinylpyrrolidone(PVP)의 비율을 달리하여 센서 웹을 제작한다. 

센서 섬유에 부착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반응 정도에 따른 

색변화 정도를 기반으로 센서 웹의 적합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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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제 1 절 시료 및 시약 

 

세균 지시용 염료로는 INT(MedChemExpress, U.S.A.)를 사용했고, 

이를 용해하기 위해 ethanol과 acetone(Daejung Chemicals, Korea)을 

첨가하였다. 센서 기질 고분자로 소수성 polyurethane(PU, Estane 

2103-80AE) (Lubrizol Advanced Materials, Korea), 친수성 

cellulose acetate(CA) (Daejung Chemicals, Korea), 수용성 

poly(vinylpyrrolidone)(PVP) (Sigma-Aldrich, Korea)을 사용했고, 

위 고분자들을 용해시키기 위해 유기 용매 N,N-dimethylformamide 

(DMF)와 N,N-dimethylacetamide(DMAc) (Daejung Chemicals, 

Korea)를 첨가하였다. 

그람 양성 Micrococus luteus KCTC 1056(M. luteus)과 그람 음성 

Escherichia coli KCTC 1039(E. coli) (Korea Collection for Type 

Culture, Korea)는 Lennox LB 배지(ATS Korea, Korea) 에 37°C 

에서 배양되었으며, 세균 현탁액 농도는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로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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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료 제작 

 

2.1 전기방사 웹 제조  

 

INT가 도입된 센서 웹은 INT와 고분자가 혼합된 용액을 

전기방사(ESR200PR2D, NanoNC, Korea)하여 제조했다. PU 고분자는 

DMF에서 17%(w/v), CA 고분자는 부피비 1:2로 DMAc와 acetone이 

혼합된 용매에 18%(w/v), PVP 고분자는 DMF에서 17%(w/v)의 

농도로 용해하였다. PU/CA 혼합 웹의 경우, 각 PU 및 CA 고분자 

용액을 혼합하여 PU/CA 중량비가 2:1 또는 5:1이 되도록 했다. CA의 

제한적인 방사 조건으로 인해 수용성 PVP를 추가하여 젖음성을 

높이고자 PU/CA/PVP 혼합 웹을 각 PU, CA 및 PVP 고분자 용액을 

1:1:1의 중량비로 제작하였다. 상기 혼합 용액은 60°C에서 12시간 

동안 교반하였으며, 제조된 섬유 웹의 특성은 하기 Table 2에 

기재하였다.  

부피비 2:1의 에탄올과 아세톤 혼합 용매에 INT를 2%(w/v)의 

농도에서 용해하여, INT 분취액을 전기방사 고분자 용액과 혼합하여 

방사하였다. INT가 함유된 고분자 용액은 22 게이지 전기방사 금속 

노즐을 통해 용액 토출량 3 mL/h, 전압 17~19 kV 조건에서 방사했다.  

INT가 함유된 CA 필름은 고분자 용액(2.5 w/w% INT/CA)을 

30초 동안 스핀 코팅(MIDAS spin coater, SPIN-1200D, Korea)하여 

제조하였다. 모든 웹은 잔류 용매를 증발시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23°C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13 

 

 

 

Table 2.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T sensor membranes. 

 

  

electrospun membrane 
Polymer wt ratio in 

membrane 
thickness (mm) basis weight (g/m2) porosity (%) 

PU 100% PU 0.08 22 79 

PU/CA 2:1 2:1 (PU:CA) 0.08 23 77 

PU/CA 5:1 5:1 (PU:CA) 0.08 24 77 

PU/CA/PVP 1:1:1 (PU:CA:PVP) 0.07 2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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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의 특성 평가 

 

전기방사 웹의 표면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FE-SEM, JSM-

7800F, JEOL Ltd., 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진공 

상태에서 20 mA에서 120초 동안 백금(Pt)으로 스퍼터 코팅(108 Auto 

Sputter Coater, Cressington Scientific Inc., U.K.)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또한, ImageJ 소프트웨어(v.1.53k,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를 사용하여 SEM 분석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로부터 섬유의 

직경을 각 시료당 2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직경을 계산하였다.  

포르마잔 형성을 위한 INT의 환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attenuated total reflection(ATR) 방식의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로(FTIR-ATR)(Tensor27, Bruker, Germany)를 

사용하여 4,000~400 cm−1의 영역에서 0.4 cm-1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세균 로딩 후 웹의 섬유 형태 변화를 보기 위해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Zeiss LSM 900, Carl Zeiss, Inc., Germany)으로 촬영하였다.  

웹의 표면 젖음성은 접촉각 분석기(SmartDrop Lab, Femtobiomed, 

Inc., Korea)로 증류수와 LB 배지 용액을 3.0 μL씩 적하한 후 1초 

이내로 측정하였다. 각 샘플 당 최소 5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했다. 시료에 적하된 용액들의 표면장력은 표면장력계(K11 

MK4, Krüss, Germany)를 사용하여 Wilhelmy plate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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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균 배양 

 

본 센서 웹은 그람 양성 M. luteus와 그람 음성 E. coli 현탁액 

대상으로 실험되었으며, 두 균 모두 600 nm 파장에서 광학밀도(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OD600≒1.2일 때 배양을 중단하였다. 이는 E. 

coli에서 2.7 ×  109 CFU/mL 그리고 M. luteus에서 5.9 ×  109 

CFU/mL 수준이다. 배양 절차는 보존 균주(stock culture)를 고압 멸균 

처리된 LB 배지에 접종(inoculate)하여, 250 rpm의 진탕 

배양기(shaking incubator)에서 37°C에 20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현탁액은 PBS로 희석하여 E. coli는 (6.4 × 107)~(2.7 × 109) 

CFU/mL, M. luteus는 (1.7 ×  108)~(5.9 ×  109) CFU/mL의 농도 

범위가 되도록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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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료의 비색 반응 측정 

 

용액 상태에서 세균에 의해 환원된 포르마잔의 흡광도는 

분광광도계(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Synergy H1, 

Agilent, U.S.A.)로 470nm 파장에서 측정되었다. 

센서 웹의 색변화는 다양한 농도 범위의 박테리아 현탁액을 적하한 

후, 1, 2, 4, 8, 12 시간 동안 기록되었다. 색변화 평가는 Kubelka-Munk 

방정식(식 1)으로부터 K/S 값(unitless) 및 국제조명위원회(CIE) 

L*a*b* 표색계(color system)(식 2)로부터 Δa*(unitless)를 도출하였다.  

 

𝐾

𝑆
=

(1−R)2

2R
    (1) 

∆a∗ = √(a∗ − a𝑏
∗ )2    (2) 

 

식 1에서 K는 흡광 계수(K), S는 산란 계수, R은 480 nm에서 

측정된 표면반사율이다(Figure 5). K/S 값은 SpectraMagic NX 

소프트웨어와 함께 직경 7 mm의 spectrophotometer(CM-2600d, 

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조건당 최소 

5회의 샘플을 측정하였다. INT 샘플에서 측정된 모든 K/S 값은 

공시료(blank)의 K/S로 감산 되었다. Δa*의 측정은 공시료에 대한 

빨간색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낸다. 식 2에서 a*는 오염된 시료의 적색 

강도 값을, ab
*는 공시료의 적색 강도 값을 의미한다. INT가 박테리아와 

반응했을 때, 붉은 포르마잔을 형성하여 Δa*가 양의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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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S value wavelength of different polymer compositions 

with formazans and the average of all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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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세균에 대한 INT의 환원 및 색 반응 

 

본 센서 웹은 전자수용체로써 INT의 비색 반응을 활용하는데, 

INT는 대사적으로 활성화된 박테리아 세포의 전자 수송에 의해 

환원되어 적색 포르마잔을 형성한다[38, 39]. 세포 호흡 과정에서 

NADH dehydrogenase와 succinate dehydrogenase의 작용으로 각 

NADH와 FADH2가 산화되어 전자가 발생한다[24, 40]. 이러한 전자 

수송 과정에서 전자가 최종 전자수용체에 전달되기 전에, INT가 

개입하여 세포막을 가로질러 전달되는 전자(e-)를 수용하면서 

환원된다[41](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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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illustration of  

electron transport of viable bacteri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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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에서 양전하를 띠는 테트라졸 고리(tetrazole ring)는 세균의 

세포 호흡 과정으로부터 전달된 전자에 의해 개환(ring-opening) 

반응이 일어난다[43]. 이러한 산화 환원 원리는 INT의 니트로기(-

NO2)에서도 관찰되며, 전달된 전자에 의해 아민기(-NH2)로 환원된다 

[44](Figure 7). 

비색 지시자로써 INT의 환원 원리를 조사하기 위해 세균과의 반응 

전후의 INT 함유 CA 필름(INT/CA 고분자 2.5 w/w%)의 작용기를 

FT-IR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하였다(Figure 8). INT의 니트로벤젠 

(nitro-benzene)은 INT 분말과 INT가 함유된 CA 필름에서 각각 

1530 cm-1과 1535 cm-1 부근에서 N-O의 신축 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INT가 함유된 CA 필름을 실험균주인 E. coli 현탁액에 침지한 후, 

필름은 적색을 띠었으며, N-O의 단일 결합의 진동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세균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니트로벤젠의 NO2가 

NH2로 환원된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INT가 환원을 기반으로 색이 

변함을 시사한다. 이외에, CA와 INT가 함유된 CA필름에서는 C–H 

(2943-2894 cm-1), C=O(1734 cm-1), CH3(1437-1367 cm-1) 

기능기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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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emical structure of INT and cellulose acetate(CA). 

 

 

Figure 8. FT-IR analysis of INT-incorporated CA film  

before and after reacting with E. co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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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NT 웹의 젖음성에 따른 비색 반응 평가 

 

2.1 전기방사 웹의 젖음성  

 

제작된 웹의 젖음성이 비색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험에 사용된 고분자와 액체의 표면 에너지, 그리고 웹의 젖음성을 

조사하였다. Table 3의 PU, CA, PVP의 표면 에너지는 참조값이며, 

액체의 표면 에너지는 20°C에서 측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섬유 

조성으로 이루어진 INT 함유 웹의 젖음성을 비교하고자, 증류수와 LB 

용액에 대한 정적 접촉각을 측정하였다(Table 4 ). LB 용액은 

증류수보다 표면 장력이 낮기 때문에, 제작된 센서 웹에 대한 접촉각 

값이 증류수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된 고분자 중에서 PU는 표면 에너지가 가장 낮아 소수한 

특성을 가지며, PU 고분자가 친수성 CA 및 수용성 PVP와 혼합된 웹의 

경우에 증류수와 LB 용액에 대한 젖음성이 증가하였다. PVP는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PVP가 첨가된 LB 용액(1.2% w/v)의 

표면장력은 45 mJ/m2로, 순수 LB 용액(48 mJ/m2)보다 약간 낮았다. 또, 

PVP를 PU/CA 고분자에 혼합했을 때 젖음성이 더욱 향상되는데, 이는 

웹이 액적에 의해 젖어 PVP가 용해되면서 계면활성제로써 작용함에 

따라 액적의 확산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5].  

 



 

 23 

 

 

Table 3. Surface energy of solid substrates and liquids. 

surface 

energy 

(mJ/m2) 

solid liquid (20°C) 

PU CA PVP Distilled water LB solution 
PVP with 

LB solution 

45.4 [46] 57.0 [47] 72.8 [48] 73 (± 0.039) 48 (± 0.145) 45 (± 0.108) 

 

 

Table 4. Contact angle measurement of membranes.  

contact angle (°) PU CA/PU CA/PU/PVP 

Distilled water 114°( 4) 88°( 5) 
78° ( 1),  

5초 뒤 0° 

LB solution 113°( 5) 
82°( 4),  

5초 뒤 0° 

73° ( 5),  

5초 뒤 0° 

* 액적을 놓고 1초 이내에 접촉각을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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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천 배지에 대한 시료의 색변화 

 

2.5 w/w% INT가 함유된 센서 웹을 한천 배지(agar plate)에 

테스트하여 INT와 세균의 상호작용에 의한 발색 반응과 섬유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배양 온도는 E. coli와 같은 중온균(mesophiles)의 

최적 생장 온도인 37°C로 설정하였다[49]. 색상은 10분 이내에 

가시화되었고, 1시간 후에 강한 색상을 띠었다. 다른 조성물(PU/CA 2:1, 

PU/CA/PVP)에 비해 소수성이 가장 높은 PU는 세균 접촉과 함께 가장 

높은 색 강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9a에서 포르마잔은 PU 웹이 

박테리아와 접촉된 지점에 한정적으로 밀집되어 강한 색 반응을 보였다. 

PU의 소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대쪽을 통한 세균 세포의 침투가 

제한되기 때문에 PU 웹의 반대면에서는 색변화가 제한적이었다. 

한천 배지에 의해 5초 이내로 완전히 젖은 PU/CA 2:1과 

PU/CA/PVP의 경우, 세균이 접촉된 표면과 반대면 모두에서 

포르마잔이 다소 고르게 형성되었다. 특히 습윤 한천과 접촉한 후 

PU/CA/PVP내의 수용성 PVP가 용해됨에 따라 섬유 형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9c). 이렇게 용해되는 PVP에 의해 웹이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내구성을 요하는 센서로서의 적용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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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romogenic evolvement of (a) PU, (b) PU/CA, and (c) PU/CA/PVP  

in contact with E. coli of 6.2 × 105 CFU/cm2 on agar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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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균 액적에 의한 시료의 색 변화 

 

바이오 에어로졸 또는 액적에 의한 오염 시나리오를 모사하기 위해 

LB 배지에서 배양된 박테리아 현탁액 액적을 적하하여 센서 웹의 발색 

반응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drop-test 방법으로 현탁액 20 

μL를 웹 표면에 적하하여 수행했다. 소수한 PU의 경우 세균 액적이 

퍼지지 않고, 적하 부위에 방울의 형태를 유지하며 농축된 세균 집락을 

형성하였다. Figure 10a의 우측의 SEM 이미지에서 섬유 기공에 

밀집하게 패킹된 박테리아 군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진한 

색변화가 액적이 적하된 부위에서만 관찰된다.  

반대로, PU/CA 2:1 웹의 경우, 세균 액적이 1 cm × 1 cm 샘플에 

고르게 퍼지면서 해당 부위 전체에 균질한 색상을 나타냈다(Figure 

10b).  

PU/CA/PVP 웹은 시간이 지나면서 PVP가 용해되고, 이는 섬유에 

박힌 INT가 방출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색변화로 이어진다. 

또한, PVP가 첨가된 웹은 세균 현탁액의 확산과 젖음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PVP 고유의 환원 능력으로 인해 포르마잔의 과량 생산을 

야기한다[50]. 이는 Figure 11에서 PU와 PU/CA 2:1에 비해 

PU/CA/PVP의 높은 K/S 값과 Δa*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PU/CA/PVP는 정량을 위한 바이오센서로써는 활용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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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iber morphology, fiber size distribution, and color response of  

(a) PU, (b) PU/CA 2:1, and (c) PU/CA/PVP membranes after 12 h of the bacteria suspension drop-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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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lorimetric response measurement of (a) K/S and (b) CIE Δa*  

for PU, PU/CA 2:1, and PU/CA/PVP with 3.5 × 107 CFU/cm2 of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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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NT 웹 조성에 따른 세균 농도 별 비색 반응 

 

3.1 전기방사 웹에서 INT 농도에 따른 비색 반응 

 

효과적인 비색 반응을 위한 최적의 INT 농도를 찾기 위해 E. coli 

3.5 × 107 CFU가 들어있는 현탁액 20 μL에서 INT 농도를 달리하여 

반응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측정하였다(Figure 12). 3.5×107 CFU의 

E. coli 현탁액 20 μL는 1 cm × 1 cm 센서 웹에 적하되는 세균 

분취량과 유사하다. 포르마잔 생성물의 흡광도는 47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을 때 INT 약 100μg에서 색 강도가 plateau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센서 웹 1 cm2에 INT 100 μg이 E. coli 3.5×107 CFU와 반응할 

때 최대 색 강도를 생성하기에 충분함을 암시한다.  

 

 

Figure 12. Color response with INT concentrations in the  

PBS solution with 3.5 × 107 CFU/20 μL of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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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T 웹의 시간에 따른 색 반응 

 

이어서, 전기방사 웹 1 cm × 1 cm 시료 당 INT 100 μg이 함유 

(5.0% w/w INT/고분자)되도록 제작한 후, 다양한 농도의 E. coli와 M. 

luteus 현탁액에 대한 비색 반응을 조사하였다. 웹의 젖음성이 비색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소수한 PU와 친수한 CA의 

혼합비를 달리하여 다양한 젖음성 정도를 갖는 PU, PU/CA 5:1 및 

PU/CA 2:1을 제조하였다. 다음, 센서의 색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농도 별 박테리아 현탁액을 이용하여 K/S 와 Δa* 값으로 색 

강도를 평가하였다.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과 활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실내 환경인 온도 23°C, 상대습도 38%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11a에서 박테리아 적하 1시간 후 PU와 PU/CA 2:1에서 

K/S 값이 각 0.413 ± 0.040과 0.204 ± 0.012로 포르마잔 형성을 

확인하였고, 2시간 이내에 PU와 PU/CA 2:1의 K/S 값이 각 0.421 ± 

0.003과 0.248 ± 0.003으로 색 강도가 plateau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3에서 세균 현탁액 적하 후 25분 이내에 색 반응이 

감지가 되지만, 현탁액이 증발되지 않아서 정량적 평가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세균 적하 후 1~2시간에 측정한 비색 값을 바탕으로, 추후 

센서의 비색 민감도는 반응 1시간 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하였다(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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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creenshot comparison of time-lapse video recording the  

color change of PU and PU/CA 5:1 (5.0 w/w% INT/polymer)  

with E. coli of 3.5 × 106 CFU/cm2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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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hromogenic response after 1 and 2 h of dispensing  

20 μL of varied concentrations of (a, b) E. coli and (c, d) M. lu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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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센서 감지 민감도 평가 

 

섬유 조성별 웹에 대한 비색 민감도는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에 의해 평가되었다(Table 5). 본 논문에서 LOD는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세균에 의한 발색 강도가 공시료 대비 지각 가능한 

최저 K/S 값을 의미한다[51]. 즉, LOD보다 낮은 K/S 값은 실험상의 

잡음(noise)으로 간주된다. LOD(CFU/cm2)는 식 3으로 계산되었으며, 

여기서 SDb는 공시료를 8회 이상 반복 측정한 K/S 값들의 

표준편차이다. LOQ는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세균의 발색 반응이 적절한 

신뢰도를 갖고 정량화가 가능한 최저 K/S 값을 의미한다. LOQ 계산은 

식 4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기존 연구들은 검체의 신호(K/S 값)와 

공시료의 신호(SDb)를 비교했을 때 신호 대 잡음비가 LOD의 경우 

3.3:1, LOQ의 경우 10:1로 설정하였다[52, 53]. 

 

LOD (CFU/cm2) =
3.3×𝑆𝐷𝑏  

𝑆𝑙𝑜𝑝𝑒 𝑜𝑓 𝐶𝑎𝑙𝑖𝑏𝑟𝑎𝑡𝑖𝑜𝑛 𝐶𝑢𝑟𝑣𝑒
  (3) 

LOQ (CFU/cm2) =
10×𝑆𝐷𝑏  

𝑆𝑙𝑜𝑝𝑒 𝑜𝑓 𝐶𝑎𝑙𝑖𝑏𝑟𝑎𝑡𝑖𝑜𝑛 𝐶𝑢𝑟𝑣𝑒
  (4) 

 

LOD는 검출 하한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농도 박테리아 범위에서 

직선성을 확보한 검량선의 기울기(slope of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하여 LOD값의 유효성을 수립하였다(Figure 15). 검량선의 기울기, 

신호 대 잡음비, LOD 및 LOQ에 대한 계산값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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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OD and LOQ calculation for different sensor membranes. 

 

 

 

 

 

 

 

 

 

 

 

 

*LOD의 검량선의 기울기는 낮은 농도의 박테리아 범위에서 구하였고, LOQ는 직선성이 확보된 유효 범위에서 구하였다. 

계산 값 PU PU/CA 5:1 PU/CA 2:1 

standard deviation of the 

blank sample 

3.3𝑆𝐷𝑏 (K/S) 0.0075 0.0070 0.0077 

10𝑆𝐷𝑏 (K/S) 0.0227 0.0211 0.0233 

slope of lower range 

calibration 

E. coli 0.016 0.016 0.015 

M. luteus 0.007 0.013 0.013 

LOD 

(CFU/cm2) 

E. coli 4.7×105 4.4×105 5.1×105 

M. luteus 1.1×106 5.4×105 6.0×105 

slope of the linear range 
E. coli 0.009 0.01 - 

M. luteus 0.005 0.005 - 

LOQ 

(CFU/cm2) 

E. coli 2.5×106 2.1×106 - 

M. luteus 4.5×106 4.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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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LOD estimation by the correlation between CFU and K/S values  

at the lower concentrations of (a) E. coli and (b) M. lu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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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와 LOQ는 검량선의 기울기에 반비례하므로 기울기가 높을수록 

LOD와 LOQ가 감소하여 비색 센서로써의 감도가 향상된다. Figure 

15a에서 E. coli의 대략적인 기울기는 세 막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LOD값 또한 ~5.1  × 105 CFU/cm2 정도로 비슷한 값이 

계산되었다. M. luteus의 경우 친수한 웹 PU/CA 5:1 및 PU/CA 2:1에서 

검량선의 기울기가 더 높았기 때문에 LOD(~6.0 ×  105 CFU/cm2)가 

낮고 감도가 높았다. 이는 친수성 그룹이 풍부한 펩티도글리칸이 

세포벽을 주로 구성하기 때문에, 센서 웹 표면의 친수기들과 그람 양성 

박테리아 간 상호작용이 용이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54, 55]. 

단, PU/CA 2:1 웹의 검량선은 E. coli에 대해 선형성을 갖지 못하여 

추가 정량 평가는 PU와 PU/CA 5:1 웹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PU 웹의 검량선 분석의 경우에는, 약 4  × 107 CFU/cm2까지 

직선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선형 범위(valid range)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PU에 대한 LOQ를 추정하였다(Figure 16a, 17a). 이 선형 

범위를 초과하는 박테리아 농도(> 4  × 107 CFU/cm2)에서는 K/S값의 

변동이 크므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K/S값의 급격한 증가폭은 

외막이 친유한 LPS로 구성된 그람 음성 E. coli와 소수성 웹 간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과도한 세균 증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9, 

56]. 부착된 세균 세포는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쿼럼센싱(quorum 

sensing)을 통해 컨디셔닝층(conditioning film)의 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30](Figure 18), 결과적으로 소수성 웹의 세균 증식을 

가속화시켜 포르마잔의 과량 생산을 발현시킬 수 있다. 반면에 PU 웹에 

대한 M. luteus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실험된 최고농도인 1.2 × 108 

CFU/cm2까지 직선의 비례관계를 보이므로 정량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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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LOQ estimation by the correlation between CFU and K/S values after 1 h of reacting with (a) E. coli and (b) M. lu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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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orrelation of K/S measurement and bacteria concentration of (a) E. coli and (b) M. luteus after reacting for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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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EM images of PU, PU/CA 5:1, and PU/CA 2:1 loaded with  

1.1 × 107 CFU/cm2 of E. coli and 2.6 × 107 CFU/cm2 of M. lu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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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A 5:1 웹은 E. coli와 M. luteus의 실험된 범위 전체에서 

선형적인 비색 반응을 생성하였다. PU 웹이 친수한 M. luteus에 대해 

미세하게 높은 LOD를 보였으나, 유효 범위에서의 LOQ 값은 ~4.5  ×

 106 CFU/cm2로 PU와 PU/CA 5:1 웹 모두에서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소수성 PU 웹은 액적과의 젖음 지연을 보였으며, 그람 

음성 E. coli의 고농도에서는 급격한 발색 반응을 보였다. 소수성 및 

친수성 고분자 혼합물로 구성된 PU/CA 5:1은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 

박테리아 모두에 대해 선형적인 비색 반응을 생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실험한 CFU 범위에서 이상치 없이 LOD와 LOQ가 가장 낮은 시료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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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세균 비말 분무에 의한 실제 응용 평가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을 위한 모의 실험은 PU/CA 5:1 웹에 E. coli 

(1.8 × 108 CFU/0.3 mL)와 M. luteus(6 × 108 CFU/0.3 mL)를 

바이오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하여 실시하였다. 분무 실험에 사용된 

박테리아 농도는 재채기 비말의 공기역학적 분산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정되었다[57, 58]. PU/CA 5:1 웹은 E. coli(K/S 

~ 1.032 ± 0.306)와 M. luteus(K/S ~ 2.080 ± 0.461)에 오염되고 

1시간 후에 유의미한 K/S 값 변화를 보였다. 대조군으로는 0.3 mL의 

증류수를 분무하여 실시하였으며 K/S 값(0.006 ± 0.003)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센서 웹은 간편한 제작 공정과 

안정적인 탐지 능력으로 개인보호구 및 의료산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산업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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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Demonstration of practical application taken after 1 h of spraying.  

(a) Horizontal spray test, (b) blank sample, (c) E. coli sprayed, and (d) M. luteus sprayed to PU/C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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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간편한 제작 공정과 합리적인 민감도로 박테리아 감염 부위를 

가시화하기 위해 섬유 웹에 INT를 도입하여 박테리아 센서를 

개발하였다. 웹의 조성물에 PVP를 첨가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1) PVP가 쉽게 용해되어 센서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고, (2) PVP 자체의 

환원능력으로 인해 과잉 발색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 소수성 

및 친수성 고분자로 혼합 구성된 PU/CA 5:1 웹은 그람 양성 및 음성 

박테리아 모두에 대해 선형적인 비색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정량적 

감지가 가능한 센서 모델로 적합하였다.  

소수성 PU 웹은 박테리아 액적과의 젖음 지연을 보였고, 친유한 

외막을 갖는 그람 음성 E. coli의 고농도 환경에서 급격한 발색 반응을 

보였다. 그람 양성 M. luteus에 대한 PU 웹의 LOD가 PU/CA 5:1보다 

높았으며, 이는 친수한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PU의 검출 민감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U와 PU/CA 5:1의 LOQ는 E. coli 또는 M. 

luteus에 대해 유사했으나, 전반적으로 PU/CA 5:1 구성이 신뢰할 수 

있는 검출 능력과 합리적인 민감도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센서의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특정 균주에 대한 특이도를 부여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 및 생물의학 장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섬유 

기반 박테리아 센서에 대한 개념 증명을 구상하기 위해 탐색적인 

실험들을 수행하였으며, 다방면의 실증적인 접근법을 통해 센서 

웹으로써 부합하는 재료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발된 비색 

센서 웹은 실시간으로 박테리아를 편리하게 검출하여, 의료 종사자들 및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생물학적 오염을 시각적으로 경고하여 일회용품의 잦은 

교체주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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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nsor Membrane for Colorimetric 

Detection of Bacteria  
 

Eugene Song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tective equipment for detecting biological contamination has 

been in high demand, along with increased awareness in public health 

and hygiene, since the advent of COVID-19. Herein, an electrospun 

sensor membrane embedded with iodonitrotetrazolium chloride (INT) 

was developed for the general purpose of detecting viable bacteria 

and investigated for its adherence properties and chromogenic 

response of Gram-positive Micrococcus luteus (M. luteus) and 

Gram- negative Escherichia coli (E. coli). 

The sensor membranes were prepared with varied ratios of 

polymers with different wetting properties including polyurethane 

(PU), cellulose acetate (CA), and polyvinylpyrrolidone (PVP). The 

chromogenic response was induced by loading 20 μL of bacterial 

suspension onto the sensor membrane and measured by the light 

absorption coefficient to the scattering coefficient (K/S) using the 

Kubelka–Munk equation. The colorimetric sensitivities of different 

membranes were examined by calculating the limit of detection (LOD) 

and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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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terial colony forming unit (CFU) and K/S values.  

Regardless of the wettability gradients of the membranes, INT 

reduction was completed within an hour of loading bacterial 

suspensio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chromogenic 

response depended on the interaction of Gram-positive and Gram-

negative bacteria with the wetting properties of membranes. 

Hydrophilic M. luteus showed higher K/S values for hydrophilic 

membranes due to their cell walls being predominantly composed of 

peptidoglycan, which features abundant hydrophilic functional groups 

such as carboxyl, amino, and thiol groups. On the other hand, 

hydrophobic membranes showed excessive interactions at high 

concentrations of Gram-negative E. coli, whose cell membranes are 

lipophilic. The membrane blended with hydrophobic and hydrophilic 

polymers displayed linear colorimetric responses for both Gram-

negative and Gram-positive bacteria strains, demonstrating a 

reliable sensing capability in the range of the tested bacteria 

concentration.  

This study developed a wearable bacteria sensor that is readily 

applicable to various fields and conducted explorative 

experimentations to conceive a proof of concept of a fiber-based 

bacteria sensor. We expect that this work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hygiene as the wearer and medical 

personnel are able to monitor biological contamination through visual 

indication and initiate thei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protocols. 

 

Keywords : Iodonitrotetrazolium chloride, sensor, bacteria, 

electrospinning, protective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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