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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장품 산업은 국가의 문화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서 사회와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학, 생리학, 약학 등의 기

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로

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전형적인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은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화장품 산업은 비 자본

집약적, 비 장치 산업적이며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유행에 매우 민감한 감성 산업이기도 하다. 

화장품은 건강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피부

에 대한 안전성, 효능, 사용 편의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 색채효과에 의한 미적 기능, 피부 및 모발의 

청결, 보호, 보습, 유연, 노화억제, 심리적 안정감, 사

회적 기능 등을 고루 갖추어야만 한다. 현재 국내 

화장품 시장은 화장품 자체만으로도 약 3조원의 시

장을 형성하고 있고, 관련 산업을 합치면 약 10조

원 정도로 산업규모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 약 20만 명 이상의 인력이 화장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정밀화학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표 1에서 정

리되어 있듯이, 2000년도 기준으로 약 6,000억 달

러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화장품 시장은 약 

1,0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의약품 다음

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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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기술의 연도별 발전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국내 화장품 기술은 1960년대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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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외국 화장품 회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화장품 기술은 단기간에 발

전하였다. 당시에는 화장품 제조기술에 관한 기초

적인 연구, 즉 유화제의 선택 등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 화장품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과 어울려 급속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

어졌고, 1980년대에 생물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원

료 개발, 리포좀, 캡슐화에 의한 제품 개발 등 다양

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 과거 

단순한 피부 보습, 보호 기능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

부 미백, 주름 예방 등 유효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

다. 따라서, 이러한 효능/효과를 지니는 원료의 개

발과 이러한 원료들을 피부에 보다 효과적으로 침

투시킬 수 있는 제형의 개발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

어 졌다. 

화장품 산업에서 고분자는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

다. 대표적인 응용은 유화제형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젤라틴, 스타치, 잔탄검, 나트륨 폴리아크릴

레이트,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즈,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즈,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 알킬 에테르, 

폴리비닐 알콜, 친수성기를 주사슬에 지니고 있는 

랜덤 혹은 블록 공중합체 등의 수용성 고분자를 점

증제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분산력 향상

을 위하여 표면 코팅제로 고분자를 다양하게 응용

하고 있으며, 피부에 독특한 사용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폴리아크릴계 고분자 분체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분자 자체의 물리적 특

성을 화장품 제형에 적용하는 기존 연구에서 탈피

하여 고기능성 화장품의 핵심원료에 기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분자를 활용하는 연구가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은 자체 효능 발현에 

상응하는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불안정성

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기능성 고분자들을 활용하여 

isolation, conjugation과 같은 방법으로 유효성분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효능을 발현시

키는 smart carrier의 핵심 기술로 응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화장품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

는 고분자들에 대한 이해는 지양하고 고기능성 원

료들의 화장품 응용에 있어서 신규 고분자 또는 고

분자 활용 신규 시스템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 최근 화장품 연구 동향 
 

최근 화장품 기술은 치유의 개념이 도입된 cos-

meceutical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Cosmeceu-

tical은 cosmetics와 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서, 

크게 기능성을 갖는 활성성분의 연구, 효능성분의 

경피흡수 방법과 이를 포함한 제형의 연구 및 피부

생리에 대한 기초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2
 화장품 

기술에서의 주된 관심 분야는 피부노화, 자외선 및 

유해물질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 새

로운 피부세포의 생성 촉진 등에 관련된 기능성 

성분의 개발과 이들의 효능 및 피부안전성 측정 방

법 등을 들 수 있다. 화장품 원료로 집중적으로 연

구되고 있는 유효성분으로는 비타민 A, C, E 등의 

비타민류, ceramide, α or β -hydroxy acid, glucan, 

enzyme류, cytokine modulator, 각종 식물 추출

류 등을 들 수 있다. 화장품 산업에서 원료 개발 분

야는 신규 유효성분을 합성하거나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알려져 있는 유효성분을 화장품 제형

표 1. 세계 정밀화학 산업의 수요 전망 (단위： 억 달러, %) 

분야     

년도 
1992 2000 2005 

의약품 2050 (45.4) 2943 (48.0) 4043 (51.1) 

화장품 649 (14.4) 1004 (15.2) 1329 (15.7) 

사진용 600 (13.3) 650 (10.5) 650  (8.3) 

도  료 432  (9.6) 525  (8.6) 577  (7.4) 

농  약 252  (5.5) 268  (4.4) 276  (3.5) 

향  료 103  (2.3) 169  (2.8) 226  (2.9) 

염⋅안료 151  (3.3) 182  (3.0) 210  (2.7) 

접착제 130  (3.0) 177  (2.9) 200  (2.6) 

계면활성제 99  (2.2) 127  (2.1) 149  (1.9) 

촉  매 45  (1.0) 86  (1.4) 140  (1.8) 

합  계 4511 (100) 6131 (100) 7800 (100) 

표 2. 년도별 화장품 기술 동향 

년대 주요 연구과제 내  용 

1950 원료수급 가내수공업 시대 (비방에 의한 생산) 

1960 안전성 
화장품 연구의 시작 (해외기술 도입)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의 발전 

1970 사용성 
자연스러운 사용감 

사용 원료의 다양화 

1980 안전성/유효성 

안전성 기술의 발전 (민감성 피부용 제품 개발) 

생물공학 응용 원료의 사용, 신제형 개발 

유효성 평가 기술의 진보 

1990 유효성/기능성 

미백, 육모 및 피부노호에 관한 연구 

기능성 원료 및 제형 개발 

피부에 대한 유효성 연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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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정화와 경피흡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전달체

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예에는 lipo-

some delivery system, microencapsulation, mi-

crosponge, nanocarrier 등을 들 수 있다.
 3-5

 

최근 화장품에서는 기능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피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미백, 주름 방지, 육모 

등의 피부 및 모발에 대한 화장품의 효과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널리 연구되고 

있는 화장품 기술 분야는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에 요약되어 있는 화장품 산업의 주요 연

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연구는 피부 생리

학의 연구에 바탕을 두어 신규 물질의 탐색이나 피

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의 발견과 천연물 

추출, 신규 원료 합성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새로

운 원료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노화 지연

에 대한 연구는 화장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산업에

서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앞

으로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가운데 주요 연구내용과 고분자를 

이용한 대표적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3. 고기능성 화장품 분야 
 

3.1 피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피부 노화 지연에 관련된 연구이다. 유전자 

또는 세포수준에서 노화의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부 주름 생성에 관한 생리

학적 연구도 전개되고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 주름 

생성의 지연은 우선 보습제에 의한 각질층의 수준

유지, 자외선 또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 

새로운 세포 생성 촉진에 의한 주름 방지 등의 관

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8

 특히, 주름 생성

은 콜라겐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선택적으로 

collagenase나 elastase의 활성을 저하시킬 수 있

는 성분의 개발도 주요 연구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

나, 구체적으로 주름 개선 효과는 항염증, 자외선 흡

수, 유연제, elastase 차단, DNA 보호, 유해산소 억

제, 콜라겐 합성 촉진, 피부흡수 촉진, ATP 합성 

촉진, 보습, 수렴, 면역증강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임상 시험을 통하여 

잔주름 개선 효과가 증명된 대표적인 성분으로 AHA 

(alpha hydroxy acid)와 비타민류를 들 수 있다 

(그림 1). 

3.1.1 AHA의 응용 

AHA는 각질층의 수분량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각질 박리를 촉진시켜 세포의 turnover를 촉진시

키며, 각질층 ceramide 함량과 진피의 hyaluronic 

acid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AHA는 피부자극을 유발하고 자외선에 대

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며, 각질층 박리에 의한 부작

용이 보고되면서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

서, 효과는 증대시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cyclodextrin에 AHA를 포집시키는 방법, AHA

그림 1. AHA(α-hydroxy acid, lactic acid의 일례)와 비타

민 A에 대한 분자 구조. 

CH3CHCOOH 

OH 

AHA (Lactic acid) 

CH3 

CH3 

CH3 

CH3 CH3 

CH3OH 

Vitamin A (Retinol) 
 

표 3. 화장품 산업의 주요 연구 분야 

연구 분야 연구 현황 

주름 방지 

피부노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신진대사 촉진 및 콜라겐 합성 촉진 물질 개발 

Cytokine류의 개발 및 응용 

보습 

Ceramide 및 pseudoceramide의 개발 

Lamellar liquid crystal 구조 제형 개발 

고분자 보습 성분의 개발 

보호 
천연물로부터 항산화, 항염증, 자외선 차단 성분 추출 

자외선 차단제의 개발 

미백 
멜라닌 생성 억제 성분 개발 

호르몬 발현 억제 및 유사체의 개발 

여드름 방지 
피지 분비 억제 물질 개발 

항염증 성분 활용 

소재개발 
무기분체의 크기 표면 특성 개량 

유기/무기 복합화 기술 

제형 개발 
Encapsulation을 이용한 활성성분 안정화 시스템 개발 

가시적 특이성이 부여된 제형 개발 

효능 연구 

보습, 미백, 육모, 탄력 등의 효능/효과 시험법 개발 

DNA칩을 이용한 스크리닝법 개발 

DNA shuffling, cell surface display, phage display를  

이용한 효능원료 스크리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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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ster 결합에 의하여 유도체화 하는 방법, 고분

자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이 보고되고 있다. 

3.1.2 비타민류의 응용 

비타민류는 과거부터 피부 주름 개선용으로 많

이 사용되어 왔다. 비타민류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기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근

본적으로 낮은 안정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적용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타민류 자

체의 분자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병

행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 A인 레티놀에 대한 연

구가 최근 10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12

 

레티놀은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증대시키고, 각질

층의 turnover을 촉진시키며, 세포의 생성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레티놀도 과량 피부 유입 시 강한 피부자

극을 유발하고 분자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현재 캡슐화, 무수분 베이스, 특별 용기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고분자를 이

용한 레티놀 캡슐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레알사에서는 폴리아민 

고분자 및 폴리아민 유도체에 기초를 둔 biocon-

vertible precursor를 이용한 레티놀 안정화 방법

을 특허화하였다.
6
 랑콤사에서도 생분해성 고분자

를 이용한 레티놀 나노캡슐을 이용하여 제품화하였

다. 이들의 접근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제형

은 레티놀 장기 저장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여 특허

에 의하여 그 기술이 보호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액정/고분자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하여 레티놀

을 안정화한 기술이 보고되었다.
13-15

 특히, 고분자 

캡슐 내부에 위치한 열방성 콜레스테롤 액정에 레

티놀을 공배향함으로써 분자변성을 막을 수 있는 

LASS(liquid-crystal association stabilization sys-

tem) 공법은 레티놀 안정화를 위한 신규 접근법으

로서 보고되고 있다. 그림 2에 LASS 공법에 대한 

모식도와 제조된 액정/고분자 마이크로캡슐에 대한 

편광현미경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3에는 레티

놀을 함유하는 액정/고분자 마이크로캡슐의 CLSM과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형광을 띄는 레티놀의 

초록색 영역이 캡슐의 중앙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

로부터 LASS 기술이 그래도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제조된 모든 캡슐은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캡슐 내에 위치하는 레티놀

은 외부 자극에 대하여 매우 탁월한 안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2 피부 미백 

1990년대에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melanocyte에서 melanin 생성 메카니즘이 일부 밝

혀지면서, 새로운 미백성분으로 arbutin, kojic acid, 

그림 2. 액정/고분자 마이크로캡슐에 대한 모식도 및 액정

배향에 대한 광학 현미경 (optical microscope, a) 및 편

광 현미경 (polarized optical microscope, b) 사진. 

Retinol/cholesteryl LC 

LASS 

Cholesteryl LC 

30 µm 

(b) 

30 µm 

(a) 

20 µm 

(b) 

(a) 

그림 3. 레티놀 함유 액정/고분자 마이크로캡슐의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

scope, a) 및 전자 주사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

croscope, b)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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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유도체 등이 개발되었다. 이어지는 연구에

서는 tyrosine으로부터 tyrosinase에 의해 DOPA, 

DOPA-quinone을 거쳐 melanin이 생성되는 화학

경로나, melanin이 생성되어 keratinocyte로 이동

하는 경로 등에 관하여 상당부분이 밝혀지고 있고, 

melanin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기작도 일부 

밝혀졌다. 화장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melanin 생성 

억제로는 자외선 방지, tyrosinase 활성 억제, 세포

의 성장 촉진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화

장품에서 응용되고 있는 주요 미백 성분은 표 4에 

정리하였다. 

현재 미백 제품은 이러한 성분들을 적절히 조합

하여 제품화하고 있으며 보다 미백 효과가 우수한 

원료를 얻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성 성분이 그러하듯 일반 미백 성분은 

물 베이스 시스템에서 매우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

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비타민 C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타민 C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빛, 

열, 활성산소 등에 의하여 쉽게 변성되어, 심한 변

색과 변취를 동반한다.
16

 이러한 변성 거동은 순수 

비타민 C를 화장품에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

든다. 이러한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미백 성분의 

불안정성을 다중에멀젼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선하

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7-20

 그러나, 다중

에멀젼 시스템이 지니는 본질적인 열역학적 불안정

성 때문에 궁극적인 안정화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

러나, 근래에 pH, 이온화도, 물의 활성도 등을 수

용성 미백 성분에 대하여 안정한 조건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다중공 고분자 마이크로캡슐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22

 그림 
5에 다중공 PMMA 마이크로캡슐의 광학현미경 사

진과 SEM 사진을 예로 나타내었다. 고분자 벽제

에 의하여 격리되어 내부 중공에 위치하는 수용성 

미백 성분은 안정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화

장품 제형에도 쉽게 적용되어 그 응용성이 크게 기

대된다. 

표 4. 대표적인 미백 원료와 그 작용 기작 

Depigmentation materials Mechanism Remarks 

SOD 

Glutathione 

Scavenges free radicals Obscure effect, not sta-

ble 

Glucosamine, Galatosamine 

Manosamine, Tunicamycin 

Inhibits tyrosinase syn-

thesis 

Obscure effect 

Kojic acid Interrupts intermediates in 

melanin biosynthesis 

Slight irritation and all-

ergy reaction, not stable 

Hydroquinone Cytotoxic effect on mel-

anocyte 

High toxicity to skin 

Tocopherol 

Vitamin C derivatives 

Reduce melanin formation Obscure effect, not st-

able 

Azelaic acid Stimulates melanin elimi-

nation through the kerati-

nocytes 

Obscure effect 

AHA 

Vitamin A 

Enhance cell regeneration  

Exfoliate the skin 

Obscure effect, skin irr-

itation 

Licorice extract Tyrosinase inhibition 

Scavenges free radicals 

Obscure effect 

Arbutin Inhibits tyrosinase activity Obscure effect 
그림 4. 비타민C (ascorbic acid)의 변성 과정에 대한 모

식도. 

 Ascorbic acid  Dehydro-L-ascorbic acid  2,3 diketo-L-gulonicacid L-xylosome 

(a) 

(b) 

그림 5. 수용성 유효성분 안정화에 사용되는 다중공 고분

자 마이크로캡슐의 광학 현미경 (optical microscope, a) 

및 전자 주사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b) 

사진. 광학 현미경 사진은 굴절률 조절을 통한 내부 중공

구조 확인을 위하여 톨루엔 연속상에서 촬영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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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외선 차단 

피부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자외선임

이 밝혀지면서 최근 개발되는 대다수의 제품은 자

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자외선 차단은 

미립자인 이산화티탄이나 산화아연 등의 자외선 산

란에 의한 물리적 차단법과 자외선 흡수제를 이용

하는 화학적 차단법을 혼용하고 있다. 

3.3.1 물리적 차단 

물리적 자외선 산란제는 티탄, 아연, 지르코늄, 

세슘 등의 산화물이 주로 사용되며, 이들의 미립자

화, 표면 개질 등의 방법으로 사용성을 향상시키거

나, 분산의 용이성을 갖도록 하여 효과를 증진시키

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산화물

은 화장품 제형에서 매우 낮은 분산도와 백탁현상

(whitening effect)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산란능, 분산도, 백탁현상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자외선 산란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산화물을 고분자로 표면 처

리하는 기술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23,24

 그림 6에 TiO2/PMMA로 구성되어 있는 

무기/고분자 복합입자를 대표적인 예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된 복합입자는 30% 

이상의 이산화티탄이 고분자와 함께 복합화되어 있

기 때문에 외각에 존재하는 고분자 성분이 유화 제

형에 대하여 우수한 상용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secondary aggregate 형태의 무기산화물의 피부 

분포를 유도하여 백탁현상을 최소화한다. 또한, 내

부에 존재하는 무기산화물은 고유의 자외선 산란능

을 지니고 있어,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 무기

산화물에 유사한 자외선 산란능을 나타낸다. 

3.3.2 화학적 차단 

화학적 자외선 차단은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넓은 파장 영역에서 자외선 흡광능

을 지니는 신규 화합물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UVA에 의한 피부 

부작용이 심각화 된다는 것이 증명됨에 따라, UVA 

영역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새로운 자외선 흡수제의 

개발도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식

물 또는 해양 미생물 등에서 새로운 자외선 흡수제

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분자

를 이용한 자외선 흡수제의 개발에 있어서는 stil-

ben 유도체로서 UVA 영역의 자외선 흡수제의 합

성이나 아크릴계 고분자를 이용한 자외선 흡수제의 

개발이 보고되고 있고, benzotriazol substituted 

polyorganosiloxane류를 자외선 흡수제로 사용함

과 동시에 사용성과 피부 안전성을 향상시킨 물질

의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4 보습 

피부의 탄력과 윤활성은 각질층의 수분함량과 가

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있어

서 보습은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과거

로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보습제는 글리세린, 

솔비톨 등의 폴리올 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

(b) 

30 µm 

(a) 

30 µm 

(c) 

1 µm 

그림 6. 이산화티탄/고분자 복합입자(SCADDERTM)에 대

한 모폴로지 확인. (a) 순수 PMMA, poly(methyl meth-

acrylate) 입자에 대한 광학 현미경 사진, (b) TiO2/PMMA 

복합입자에 대한 광학 현미경 사진, (c) TiO2/PMMA 복합

입자에 대한 투과 전자 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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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개발되고 있는 보습제로는 천연의 고분자 물질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

료 중 가장 대표적인 원료는 sodium hyarunonate

이다. 이외에도 chitin 유도체, 우유의 발효 대사물, 

콩 단백질 분해물질 등이 보습제로 사용되고 있으

며, 매끄럽고 끈적임이 적은 새로운 보습원료의 개

발은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 개발의 커다란 과제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습 기

작을 고려한 보습 전용 합성 고분자를 보습제로 활

용하는 방안은 최근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 예를 인지질(phospholipid) 고분자에서 

찾을 수 있다.
25,26

 인지질 고분자는 1970년대 세

포막의 표면구조에 착안하여 제조된 고분자이다. 

이 인지질 고분자는 단백질의 흡착 및 세포의 접착

을 억제하고 뛰어난 생체적합성을 지닌다. 보통 인

지질 고분자는 2-methacryloyloxyethyl phos-

phorylcholin (MPC)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27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을 통하여 다양한 성질을 갖는 인

지질 고분자를 제조할 수도 있다. 그림 8에 인지질 

고분자와 세포막에서의 인지질 고분자의 적합성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체계적으로 구조를 

조절한 고분자 나노라텍스를 합성하여 보습원료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합성된 고

분자 나노라텍스의 구조 및 TEM 이미지를 그림 9
에 나타내었다. 나노 크기 영역에서 물분자와 강하

게 결합할 수 있는 표면 구조를 유도하여 피부 표면

에서 물분자의 흡착/탈착 거동을 유기적으로 조절

함으로써 보습능을 부여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이다. 

그림 7. 이산화티탄/고분자 복합입자(SCADDERTM)의 자

외선 차단능 (SPF, sun protection factor). 
그림 8. 인지질 고분자(LIPIDURE�)의 구조 및 세포막에

서의 효과에 대한 모식도. 

NANOAQUASOMETM 

(100~200nm) 

Rigid polymer 

PEO 

500 nm 

그림 9. 나노 고분자 라텍스(NANOAQUASOMETM)의 구조

및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 

중합가능한 구조 

 
인지질 유사구조 

세포막의 구조 

포스포릴코린기 

알킬쇄 
(소수성) 메타크로일기 

(중합성ㆍ소수성)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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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 고분자의 응용 

3.5.1 고분자 분체 

고분자 분체가 지니는 장점은 피부 도포 시 매끄

러운 질감과 퍼짐성을 들 수 있다. 이런 용도로 나

일론, PMMA, 아크릴 공중합체, 실리콘 가교체 등

을 분체 형태로 얻어, 일반 유화 제형 및 메이크업 

제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체는 침전법을 

이용하여 구형으로 얻거나, 현탁중합, 에멀젼 중합

법, 졸-겔법 등에 의하여 제조된다.
 28,29

 

3.5.2 고분자 다공성 구조체 

고분자 입자에 다공성을 부여하면 넓은 표면적으

로 인하여 땀이나 피지와 같은 분비물의 흡수에 매

우 용이하다. 다공성 실리카, 다공성 아크릴 고분

자 분체, 셀룰로스 분체 등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 특히, 다공성 아크릴 고분자 분체는 흡

수 용도 뿐만 아니라, 다공성 표면에 관능기를 도

입하여 유효성분을 물리화학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담체로도 활용 가능하다.
30-32

 

3.5.3 고분자 나노구조체 

고분자 나노입자는 불안정한 저분자형 약물 또는 

단백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방출조절성과 높은 

저장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최근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입자는 일반적으로 10∼

1000 nm 크기의 콜로이드 입자로 정의하며, 약물

들은 가용화, 캡슐화, 흡착, 공유결합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나노입자에 도입된다. 나노입자는 제조법

에 따라, 나노캡슐과 나노미립구로 나뉘어진다. 나

노캡슐은 약물이 독특한 고분자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에 도메인을 형성하여 캡슐화되어 있는 형태인 

반면, 나노 미립구는 약물이 물리적으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담체 시스템이다.
 33

  

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입자는 약물의 방출조절, 

특정한 장기/조직으로의 표적화, 유전자치료를 위

한 DNA의 전달체, 및 경구투여를 통해 단백질, 펩

타이드계 약물과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잠재적인 약물 전달체로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34-37

 대다수의 연구는 poly(D,L-lactide), poly 

(lactic acid) (PLA), poly(D,L-glycolide) (PLG), 

poly(lactide-co-glycolide) (PLGA)와 poly(cya-

noacrylate) (PCA)와 같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다

루고 있다. 이 외에도 키토산, 젤라틴, sodium algi-

nate와 같은 친수성/생분해성 고분자에 바탕을 둔 

나노입자의 제조 및 생체평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

어지고 있다. 

4. 결  론 
 

본 고에서는 화장품 산업에서의 고분자의 활용에 

대하여 고기능성 화장품의 응용의 관점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은 고분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

향은 지양되고, 고분자가 지니는 기능성에 화장품

의 기능을 “FUSION”하여 신규 특성을 지니는 원

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활문화

가 더욱 선진국화 되어가는 만큼 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화장품 시장은 계속 성

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지

니는 고분자의 화장품 산업에서 응용은 필수적이고, 

더욱 기능이 극대화된 고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에 

있어서 고분자 및 이를 활용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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