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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구는 온난화(warming)를 넘어 과열(overheating)이 
되고 있다.(Fig. 1) 이를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新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재활용과 석유화학 대체를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 산업 동향, 기술 동향 및 관련 소재 연구개발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Fig. 1.  Global overheating 
 
2.탄소중립 소재 연구 동향  
 
국내 정책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에서 제품 탄소발자국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강화하고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하였다[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에서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의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2]. 이 밖에도 “자원순환 기본계획”에서 
생산-소지-관리-재생의 순환구조를 수립하였다. 
산업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타이어, 우레탄 등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였다. 미쉐린은 
2048년까지 타이어 제품의 80%를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100% 재활용 예정이며 Lehigh 
Technologies라는 Business Unit의 재생고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고무 관련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브릿지스톤도 2050년까지 100%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ASF, Huntsman, Bayer, Dow 등 우레탄 글로벌 
기업들도 Net Zero Emission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바이오 충전제의 양산화가 최근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한솔제지와 무림P&P는 나노셀룰로오스 
파이버를 개발하였고 금호석유화학은 쌀겨 추출물에 
제조한 바이오 실리카를  적용한 합성고무 제품개발을 
본격화 하였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탄성 
소재에 대한 개발과 생산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에 UL 
인증 바이오 소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분쇄하고 가공해 만든 직물,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 시트 가죽 염색 
공정에서 아마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 바이오 
페인트 등 사용했다고 발표하였다.   
 
3. 탄소중립 소재 연구 사례 
 
 자동차 시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우레탄 폼을 위한 

초음파를 이용한 재활용 기술[3], 바이오 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와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저감 탄화 리그닌 개발[4], 공정부산물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필름 개발[5], Ribbon flow 공정용 MOCA 

free 속경화 우레탄 엘라스토머[6]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재활용, 산업바이오 소재, 생분해 및 부산물 재활용 

등 탄소중립 소재는 더 이상 가격대비 상품성의 
관점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도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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