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래스틱 첨가제>

합성수지 생산 증가따라 수요확대
고기능·무공해 추세 사용량은 감소
합성수지를 실제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가공·성형 중에 발생하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또한 요구되

는 특성을 살리기위해 용도에 따른 적절한 플래스틱 첨가제를 사용해야 한다.

플래스틱 첨가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한 형태의 제품 가공을 위한 가공첨가제

(Processing additives), 공기·열·빛·미생물에의한 분해를 최소화하는 안정제(Stabilizer), 최종제품

성형시 첨가하는 성능첨가제(Performance additive)로대별된다.

먼저 가공첨가제에는 발포제(Blowing agent), 핵제(Nubricants) 등이 포함되며 가공시 발포성, 투명

성, 원활한 가공특성 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제에는 산화방지제(Antioxidants), 열안정제(Heat stabilizer), 자외선안정제(Ultraviolet stabilizer),

생물안정제(Bio stabilizer) 등이있다.

산화방지제는 중합, 가공, 저장 그리고 완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라디칼을 차단하거나 개시반응을 방

지하여 고분자의 분해, 가교결합, 변색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페놀계 및

아민류의 1차 산화방지제 및 인계 등의 2차 산화방지제로 구분한다.

성능첨가제에는 충진제(Fillers), 보강제(Reinforcement), 가소제(Plasticizer), 착색제(Colorants), 충격보

강제(Impact modifires), 난연제(Flame retardants), 대전방지제(Antistatic agents), 가교제( C o u p l i n g

agents), 형광증백제(Fluorecent whitening agents)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도성부여제, 열전도성부여

제, 투광성조절제, 자성부여제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첨가제가 있다.

이와같은 플래스틱 첨가제들은 국내 합성수지의 급속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

다.

H A L S

B e n z o t r i a z o l e s

B e n z o p h e n o n o n e s

기 타

합 계

2 . 0

1 . 4

1 . 5

1 . 1

6 . 0

3 . 0

2 . 5

1 . 5

1 . 0

8 . 0

4 . 4

3 . 3

1 . 6

1 . 3

1 0 . 6

8 . 0

6 . 0

1 . 0

5 . 0

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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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미국의 자외선 안정제 수요현황

평균

(단위 : 100만파운드, %)

자료) CEH

B e n z o t r i a z o l e s

Hindered Amines

S a l i c y l a t e s

Nickel Complex

합 계

1 , 0 5 0

8 0 0

2 8 0

9 0

5 0

2 , 2 7 0

1 , 2 0 0

9 5 0

3 0 0

1 0 0

5 0

2 , 6 0 0

1 , 4 6 0

1 , 2 7 0

3 0 0

1 1 0

5 5

3 , 1 9 5

4

6

0

2

2

4

1 9 8 3 1 9 8 8 1 9 9 3 증감률구 분

B e n z o p h e n o n e s /
S a l i c y l a t e

표3 일본의 자외선 안정제 수요현황

(단위 : 1000M/T, %)

자료) CEH

충 진 제

가 소 제

보 강 제

난 연 제

착 색 제

내 충 격 제

윤 활 제

열 안 정 제

자외선안정제

산 화 방 지 제

발 포 제

생 물 안 정 제

대 전 방 지 제

기 타

첨가제 총량

플래스틱 총량

사용 첨가제1 b량

3 , 6 2 1

1 , 4 2 1

6 1 5

3 8 2

2 7 8

5 7

7 7

8 5

4

2 6

1 3

6

4

3 9

6 , 6 6 3

3 0 , 5 0 5

2 1 . 8

5 , 5 8 6

1 , 6 9 4

8 9 3

5 1 3

4 3 8

1 3 0

9 6

8 3

7

4 2

1 3

1 1

8

1 0 4

9 , 6 6 8

4 9 , 8 6 2

1 9 . 4

6 , 6 3 0

1 , 8 3 5

1 , 1 4 0

6 6 5

5 2 5

1 6 0

1 1 5

9 1

9

5 0

1 5

1 4

1 0

1 3 0

1 1 , 4 5 0

6 1 , 0 0 0

1 8 . 8

8 , 3 5 0

2 , 0 4 5

1 , 6 0 0

9 6 5

6 6 5

2 0 0

1 5 0

1 0 2

1 3

6 0

1 8

1 8

1 3

1 7 2

1 4 , 4 5 0

8 0 , 6 0 0

1 7 . 9

4 . 4

1 . 8

3 . 8

3 . 0

4 . 7

8 . 6

2 . 2

▽0 . 2

5 . 8

4 . 9

—

6 . 2

7 . 2

1 0 . 3

3 . 8

5 . 0

—

3 . 5

1 . 6

5 . 0

5 . 3

3 . 7

4 . 2

3 . 7

1 . 9

5 . 2

3 . 5

2 . 9

4 . 9

4 . 6

4 . 6

3 . 4

4 . 1

—

1 9 7 7 1 9 8 7 1 9 9 2 2 0 0 0 1 9 7 7 ~ 8 7구 분

표1 플래스틱 첨가제 생산현황(세계)(단위: 100만파운드, %)

1 9 8 7 ~ 9 2

자료) Freedomia



자외선안정제

자외선 안정제는 광안정제의 일종으로 폴리올레핀에 의한 분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외선안정제로 표현을 하며, 가공기업의 기술자들은 U V제로 통용되고 있다. 폴리올레핀 및 빛에 의

한 분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될 경우 반드시 U V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빛에 의한 산화는 TLS, DBL 등 내열안정제로는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0.1mm 두께 이하의

폴리올레핀 제품의 경우 내열안정제가 처방돼 있어도 야외에서 1년이상 사용되면 변색되는 등 제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폴리올레핀 제품의 상당부문이 단시일내에 사용되는 일회성 제품들로 자외선 안정제를 처방

하지 않는것도 있으나 U V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는 일본 등에서는 일회용 제품에도 U V제 첨가가 보

편화되어 있다.

U V제의 원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함량을 기준, 약

톤당 2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한국에서도 인건비가 높아 일회

용 제품 교체에 소요되는 인건

비가 높아, UV제 처방을 부담

스러워 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

이 상용화 단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 2년 국내 6대 범용수지 생산량

은 4 8 4만톤이며 이 중 폴리올레

핀은 3 1 0만톤으로 6 4 %를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올레핀

은 중합하기도 어렵고 수지 자

체의 물성이 타수지보다 떨어

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관

련기술은 꾸준하게 발전돼 왔

다.

5 0년대 촉매가 처음 개발될 당

시의 폴리올레핀은 위험하고 제

조경비가 많이 드는 L D P E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L D P E의 물성이 너무 연해 필

름용 이외의 용도적용은 한계가

있었으며 필름용도 자체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촉매의 개량으로 보다 딱딱하고 질긴 HDPE 및 P P가 개발되었지만 H D P E는 점도가 높아 가

공이 어렵고 P P는 수지자체에 안정성이 없어 사용이 어려웠다.

이로인해 플래스틱에 사용되는 첨가제도 계속 발전해 왔다.

최초로 일본 S a n k y o ( S a n o l )에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후 C i b a - G e i g y에서 라이센스를 얻어 상업화

했다.

상용되는 고분자는 광분해에 대한 안정성을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고광안정성 고분자로

광안정제의 첨가없이 사용되는 고분자로 PTFE, PMMA 등이 있으며 중간정도의 광안정성을 가진

PET, PC 등은 광안정제의 첨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야외용으로 사용시 반드시 광안정제가 처방되어야 되는 폴리올레핀, PVC, 폴리스틸렌, PA,

PU, 고무, 셀룰로우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폴리머는 빛에 의해 U V가 조사되면 광분해(Photooxdative degradation)가일어나 물리적 변화가 발

K a n e g a f u c h i

K u r e h a

Mitsubishi Rayon

J S R

Nippon Zeon

Kanega Texas

Rohm & Haas

Metco-North America

G E

Kanega Belgium   

Rohm & Haas Scottland

Metablen Company(네덜란드)

B A S F(서독)

I R S(이탈리아)

대만 Plastic(F P C)

Kureha Chemicals Singapore

L U C K Y (한국)

N i t r i f l e x (브라질)

ABS 병산

Kanegafuchi 미국거점

9 3년 1 5 , 0 0 0 M / T증설 포함

Mitsubishi Rayon 미거점

9 0년 8 , 0 0 0 M / T증설 포함

ABS 병산

Kanegafuchi 유럽거점 I C I와 제휴

9 0년 가을 1 5 , 0 0 0 M / T증설 포함

Kureha 자본 참가

9 0년 가을 조업개시, Mitsubishi 

Rayon 유럽 거점

9 1년 가을 본격 가동

Rohm & Haas 자본 참가

ABS 병산

3 5 , 0 0 0

2 5 , 0 0 0

2 0 , 0 0 0

—

5 , 0 0 0

4 1 , 0 0 0

1 2 , 0 0 0

2 6 , 0 0 0

—

3 6 , 0 0 0

4 5 , 0 0 0

1 0 , 0 0 0

8 , 0 0 0

불명

1 2 , 0 0 0

1 6 , 0 0 0

1 5 , 0 0 0

3 , 0 0 0

일 본

미 국

유 럽

아시아
및기타

구 분 기 업 명 생산능력 비 고

표4 MBS 수지의 기업현황
(단위 : M/T)

주) * 일부 Acrylic Modifier 포



생한다.

국내 석유

화학제품

의 대부분

은 기술도

입시 첨가

제가 도입

선으로 부

터 지정되

어 있 는

관계로 일

부 기술을

제외하고

는 수입대

체 실험,

외국에서

개발된 상

승효과가

있는 경제

적인 첨가

제 배 합

등에 대한

응용실험

이 지 체

또는 회피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상은 현재 석유화학 관련기술이 공정개선, 신공정 등에만 편중되어 있고 응용분야 등에는 기술력 부

족으로 연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요

국내 자외선 안정제 시장은 연간 6 0 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생산은 코오롱유화에서 B e n z o p h n o n e계만을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는 월 2 ~ 5톤으로 미미한 상

태이다.

이외에 송원산업 및 미원상사를 비롯 관련업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용도는 합성수지 전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화장품(월5 ~ 6톤)을 비롯한 페인트 등 여러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

스틸렌계 기업의 U V제 사용량은 럭키가 월 7톤, 제일모직 4 ~ 5톤, 효성바스프 4톤, 한남화학 4톤, 동

부화학 1톤, 신아 2톤 정도이다.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수요처는 농업용 필름으로 2 5 0억원 규모이며 농업용 필름 생산기업을 비롯한

LDPE 생산기업들의 월 사용량은 평균 1 0톤에 달하고 있다.

주로 Chimassorb LD/FL 및 H A L S계통인 Tinuvin 770F가 사용되고 있다. 가격은 Tinuvin 326이 1만

4 0 0 0원, 770은 2만4 0 0 0원, 944LD는 2만8 0 0 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술개발

자외선안정제는 다른 첨가제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며 특히 H A L S의 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

B - 56

J - 250

B - 18A1

B - 22, 28

B - 52, 522

J - 210

B - 11A

B - 31

B - 51, 513, 521

B - 12

B - 58

M - 511

M - 521

K - FM

FT - 70, 80

PA - 30

PA - 20

PA - 11

PA - 100

C - 323(S)

C - 223

C - 213(반투명)

C - 201, 202

C - 203

C - 301, 303

C - 211X

C - 102

C - 110

C - 132

C - 100

C - 391

E - 901

E - 920

W - 300

W - 529

W - 800

W - 2001

P - 530

P - 551

P - 550

P - 501

P - 570

P - 700

3 N X

7 5 1

3 N 2

3 N 3

7 3 1

7 2 3

7 1 7

3 K 2

3 S

3 S 1

705, 712

3 X 2

3 N

KCA - 102

KCA - 201

KCA - 301

HIA - 28

—

—

—

KM - 653

KM - 390

KM - 611

BTA - 731

BTA - 753

KM - 608A

KM - 522

KM - 581

KM - 607N

BTA - 733

KM - 653

KM - 323B

KM - 330

KM - 334

—

KM - 125

KM - 120N

KM - 120ND

K - 175

3 1 0

3 3 8

3 3 6

4 6 7

4 2 0

4 2 4

3 3 1 A

3 4 0

—

—

—

—

—

MB - 830A

MB - 832

MB - 840

(MB - 841)

(MB - 850)

(MB - 842)

(MB - 843)

MB - 830L

MB - 831

IM - 805

PA -825

PA -820

PA - 821

PA - 823

불투명

M B S

L u c k y

투명

무백화

기타

E P

아크릴계

고온신율용

범용

고유동용

가공

조제

Kane - Ace M e t a b l e n B T A P a l a r o i d B l e n d e xM o d i f i e r

Trade Name

표5 충격보강제 주요제품 현황

K a n e g a f u c h i Mitsubishi R. K u r e h a Rohm & Haas G EM a k e r



되고 있다.

주로 첨가제의 이행(migration), 다른 첨가제와의 불상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발과 더불어 낮은 염

기성을 갖는 제품 및 낮은 휘발성 및 이행성을 갖는 제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낮은 염기성을 갖는 제품의 연구개발현황을 보면 염기성의 Tetramethyl Piperidin환을 갖는

H A L S는 산성을 나타내는 무기화합물, 착색제, 카본블랙, 할로겐계 난연제 또는 산화방지제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고 변색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C i b a - G e i g y는 A l k o x y a m i n e관능기를 갖는 T i n u v i n 1 2 3을 개발하였으며 American Cyanamide

Cyasob UB3688을 개발하였다. 특히 Goodrite Piperazinone관능기를 갖고 있는 H A L S계인

G o o d r i t e 3 1 5 9도 개발 하였다.

둘째, 첨가제의 이행은 자외선에 의해 변색, 크랙킹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첨가제에 의한 독성을

방지 또는 극소화시키는 것이다.

H A L S의 O l i g o m e r화, 고분자량화 및 고분자에 결합(PBA:Polymer bound additive)하여 휘발성과 이

행성을 최소화하는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테트라브로모비스

페놀A ( T B A )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D B D P O )

헥사브로모시클로

도테칸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비스트리브로모페

녹시에탄

트리브로모페놀

에틸렌비스테트라

브로모

푸탈이미드

T B A폴리카보네이

트올리고머

브롬화폴리스틸렌

T B A에폭시올리고

머 폴리머

인산에스테르계

함할로겐인산에스

테르계

폴리인산염계

적인계

염소화파라핀

데클로란플러스(퍼

클로로시클로펜타

데칸)

클로렌드산

삼산화안티몬

수산화알루미늄

질소화구아니딘

오산화안티몬

수산화마그네슘

2 3 , 0 0 0

6 , 3 0 0

1 , 4 0 0

1 , 1 0 0

1 , 0 0 0

2 , 0 0 0

1 , 3 0 0

2 , 5 0 0

1 , 3 0 0

6 , 0 0 0

4 , 4 0 0

3 , 1 0 0

1 , 5 0 0

3 1 0

4 , 5 0 0

6 0 0

3 0 0

1 8 , 5 0 0

4 2 , 0 0 0

5 , 0 0 0

1 , 0 0 0

3 , 0 0 0

삼목산업(미GLC), Bromocam·F a r e a s t (이스

라엘DSB), 천야C h e m i c a l s (미Ethyl), Tosoh,

욱소자. 제인화성

삼목산업, Bromocam ·Fareast, 천야

Chemicals, Tosoh, 마나크, 일보화학, 삼정

동압Fine, 욱소자

제일공업제약, 삼목산업, Bromocam,

F a r e a s t ,천야C h e m i c a l s ,

삼목산업, 천야Chemicals, 마나크,

Bromocam, Fareast

삼목산업

Bromocam Fareast, 삼목산업, 마나크

천야Chemicals 

제인화성, 삼릉가스화학, 삼목산업(미G L C )

일산F e r r o유기화학(미F e r r o·C o r . )

대일본잉크화학공업, 동도화성, 유화

ShellEpoxy, 판본약품공업, 마나크, 일립화

성, Bromocam·Fareast, 천야C h e m i c a l s

대팔화학공업소, AKZO·Japan, 미소, 욱전

화, 제일공업제약, 소화E t h e r

올브라이트·&·윌슨·리미티드, 대팔화학공

업소, AKZO·J a p a n

삼정동압F i n e

일본화학공업

일본화학공업, 연화학

Tosoh, 미소, 욱전화

소말(Occidental Chemicals)

소말

일본정광, 삼국제강, 주우금속광산, 동호산업,

일본광업, 미소, 삼정동압Fine, 

일본화학공업, 영속화학(중국), 중외무역(영

쿳손), 장쇄산업(미R o l l )

소화전공, 주우화학공업, 일본경금속

삼화C h e m i c a l s

일산화학공업

협화화학공업, 욱소자

브

롬

계

인

계

염

소

계

브

롬

계

구 분 수요량 공급기업

표8 일본의 난연제 수요량( 1 9 9 2 ) (단위 : M/T)

주) 1. 염소화파라핀은가소제용도포함량

2. 인산에스테르계는가소제용포함하지않음

M BS

C P E

합 계

1 6 . 0

1 . 4

2 1 . 4

1 8 . 0

1 . 6

2 4 . 1

2 0 . 9

1 . 8

2 7 . 9

4 . 5 5 . 2A B S
E V A

4 . 0

3

3

3

3

증감률
1 9 8 31 9 8 31 9 8 3구분

｝

표7 일본의충격보강제수요현황

평 균

(단위 : 1000M/T, %)

자료) CEH

P V C이외용도
EP alloy

강화제
창호

및
기타

파이프

경질시트

3 , 3 0 0

( 5 0 % )

( 8 % )
( 5 % )

2 , 2 4 2 ( 3
7 % )

T a t a l
6 , 6 0 0 M / T

그림1 국내 M B S계 충격방지제 용도별
사용현황 (단위 : M/T,%)

M BS

A c r y l i c

Processing Aids

A B S

C P E

E V A

M A B S

합 계

3 2

2 8

3 0

2 5

6

1

0

1 2 2

6 3

5 0

3 5

1 2

6

2

0

1 6 8

8 0

8 4

4 1

1 2

8

3

0

2 2 8

5

1 0 - 1 2

3

0

6

7

—

6 5

1 9 8 3 1 9 8 3 1 9 8 3
증감률
평 균

구 분

표6 미국 충격보강제 수요현황
(단위 : 100만파운드, %)

자료) CEH



최근 대표적인 P B A로는 P P에 적용 가능한 A t o c h e m의 Luchem HAB-18이 있는데, 이는 M A -올레

핀공중합체( P A - 1 0 )에 하이드라이진 관능기를 갖는 H A L S를 반응시켜 이행성을 최소화 시킨 제품

이다.

C i b a - G e i g y의 Tinuvin 622FB는 펠렛형태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올리고모형 첨가제이다. Enichem

은 실리콘을 주사슬로 하는 H A L S를 가지고 한 올리고머형의 Uvasil 299LM을 개발하였다.

이와같이 최근 화학산업계 특히 폴리머용 첨가제시장의 주요 관심은 U V안정제에 대한 활발한

R&D 투자이다.

Elf Atochem은 이들 품목들로 상업화에 성공하였는데 Luchem HA-R100과 Luchem AO-R3000을

생산하고 있다.

Luchem HA-R100은 H A L S이며, Luchem AO-R300은 페놀계 산화방지제로 열가소성 안정제이다.

Elf Atochem은 H A - B - A O를 상업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Luchem bindable HALS 생산을계획

하고 있다. 곧 Polysiloxane backbone과연결된 Uvasil 8도 생산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특히 L D P E의 기능과 상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F e r r o그룹의 Bedford Chemical사업부는 나일론, ABS, 올레핀탄성체와 특히 폴리올레핀에서의

열가소성과 안정제 공정의 증진에 사용되고 있는 UB-CHEK AM-806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 생산은 9 4년초로 예정되고 있다.

H A L S분야에서는 여러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C y t e c은 n o n - p o l y m e r i c그레이드와 Cyasorb 3853S 등을

개발,  ABS 및 P P에 사용되고 있다.

C i b a - G e i g y의 Chimassorb 119는 HMW monomeric HALS계 열가소성 안정제로 C h i m a s s o r b은 농업용

필름과 color critical 폴리올레핀에주로 사용된다.

E n i c h e m은 U v a s i l 2 9 9라는 올리고머형 고분자량 H A L S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P P와 의약용 광선폴

리머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Hoescht Celanese는 polymeric HALS인 Hostavin N30을 생산하고 있으며 LDPE 및 HDPE 필름과 테

이프에 사용되고 있다

B A S F는 두개의 monomeric HALS 용도로 Uvinul 4049H를 개발했는데 이는 H D P E에 무기/유기 착

색에 사용되고 있다. Uvinul 4050H는폴리올레핀과 ABS, PA, PMMA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H i m o n t의 Hantrix ADS 13000은 U V와 감마선 방지역할을 강화시키며 기본적인 폴리머에 사용

이 가능하다.

C i b a는 Tinuvin 213과 7 6 5를 개발 P U R과 폴리올레핀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Fairmount Chemical의Mixim BB/200은 2 7 0도에서 2시간이상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영역이 2 9 0 ~ 4 0 0㎛의 자외선에너지는 고분자의 화학결합을 파괴하여 연쇄적인 가교결합 등을

발생시키는 free radical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변색(Yellowing), 크래킹, 물성저하 등을 유발시킨

다.

따라서 야외에서 사용되는 플래스틱 제품들은 자외선안정제를 첨가해야 한다.

흡수제

자외선안정제는 작용기구에 따라 흡수제(Absorbers), Quenchers, HALS(Hindered Amine Light

S t a b i l i z e r )로 구분하며 화학구조에 따라 Phenyl salicylates(흡수제), Benzophenone(흡수제) ,

B e n z o t r i a z o l e (흡수제), 니켈유도체(Quenchers), Radical Scavenger로 구분되며 개발시기는 순서대로

4 5년, 53년, 56년, 57년, 70년대이다.

흡수제는 자외선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적외선에너지 형태로 전환·방출하며, Hydroxy

benzophenone, Benzotriazoles, Subsituted acrylate 등이주로 사용된다.

P E는 빛의 파장이 3 0 0㎛, PP는 3 7 0㎛인 경우 가장 잘 분해가 된다.

자외선흡수제는 파장이 2 5 0㎛에서 4 0 0㎛의 빛을 흡수한뒤 이 U V에너지를 해가되지 않는 열에너지

로 바꾸어 버리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Tinuvine 326 및 3 2 7이 속한다.

그러나 빛이 얇은 폴리올레핀은 그냥 투과해 버리기 때문에 0 . 1㎛이하의 제품인 경우 자외선 흡수제

는 효과가 적으며 이러한 U V제는 사출물과 두꺼운 압출물에 사용되며 필름 및 압출연신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공기업에서는 UV M/B로 H D P E필름 및 P P안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광안정제 및 자외선흡수제를 첨가함으로써 플래스틱의 내(광)후성을 개량할 수 있다. 고무나 플래스

틱이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첫번째는 태양광선의 자외선에 의한 것이며 태양광선은 지표에 도달

할 때까지 오존층 및 대기권에 흡수된다.

벤조페논계 자외선 흡수능력은 살리살산에스테르계보다 좋지만 3 4 0㎛이상의 자외선 습수능력은 벤

조트리아졸계보다 약간 떨어진다.

그러나 플래스틱에 대한 상용성이 비교적 우수, 다양한 용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벤조트리아졸계흡수제 중에는 2 9 0 ~ 4 0 0㎛의 자외선을 흡수할 능력이 있는 U V

Cut 필름에 주로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2 - B e n z o t r i a z o l e과 2,5-Chlorobenzotriazole, 살리살산에스테르는 2 9 0 ~ 4 0 0㎛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무색에서의 상용성이 우수하다.

자외선흡수제에 요구되는 성질은 소량사용에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흡수파장 영역이 2 9 0 ~ 4 0 0 n m ,

열안정성, 상용성 등이 우수해야 한다.

Q u e n n c h e r s는 자외선흡수제에 의해 여기상태(Excited state)로안정화 시키고 그 자신은 에너지를 형

광, 인광 및 열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니켈화합물이 사용되며 폴리올레핀에 사용한다.

H A L S는 광분해 반응 중 생성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광산화반응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H A L S는 쉽게 산화되어 N i t r o x y l라디칼로 전환되고 고분자 라디칼과 반응, Hydroxyamine ether를생

성한다. 그리고 과산화 라디칼과 반응하여 안정한 N i t r o x y l라디칼을 다시 생성함으로써 광산화 반응

을 정지시킨다.

H A L S는 흡수제와는 달리 표면보호작용이 우수하고 얇은 단면을 갖는 제품에도 적용가능하며

Q u e n n c h e r s와는 달리 착색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단독으로 사용가능하며 Q u e n n c h e r s와 혼용시켜

사용한다.

H A L S는 1 8 9 4년 T M O P ( 2 , 2 , 6 , 6 - T e r a m e t h y l - 4 - o x o p i p e r i d i n e )를 시초로 개발되어 왔으며 N i t r o x y l라디

칼의 안정도는 H A L S가 개발되기 전에 보고된 바 있다. 1 9 6 7년에는 일본 S a n k y o에 의해 특허화 됐으

며 7 5년에는 C i b a - G e i g y에 의해 Tinuvine 770으로 상품화되기도 했다.

H A L S는 U V제의 구조에 아민이 숨어있기 때문에 명명 되었으며 U V제가 흡수되어 라디칼이 생성

된 것을 없애버리는 작용을 한다.

HALS 자체는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면서도 소모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품으로는 Ciba-Geigy Chimassorb 944와Tinuvin 770 및 6 2 2가 있다.

국내에서는 폴리올레핀 제품 중 U V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P E필름 용도로 사용되는 R e c i p e는 시

바가이기 제품기준 Chimassorb 944 0.1%이며, PP bag은 Tinuvin 770 0.1%에 Chimassrob 944 0.1%를

동시에 처방하는 것이다. 또 LDPE 및 E V A필름에도 사용되는 레시피는 Chimassorb 944 0.15%이다.

이밖에 야외에서 사용되는 사출제품은 P P의 경우 Tinuvin 770 0.1%, HDPEsms Chimassorb 944

0 . 1 %이다.

7 7 0은 가볍고 이행이 적어 사출용이나 필름용으로 사용되며, 944는 무거운 특성으로 yarn 및 f i b e r용

으로 사용되고 있다.최근에는 일본에서 H A L S와 이가녹스 1 0 7 6을 브랜드한 2 6 2 6을 개발, 자동차 범

퍼 및 내장재, 콘택즈렌즈 등에 적용하고 있다.

충격보강제

충격보강제는 대부분 P V C에 사용되고 있는데 P V C는 가공성이 용이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PVC 자체는 구조적으로 내충격성, 가공유동성, 내열변형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P V C의

상업화는 첨가제 개발에 의한 물성 및 가공성 향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PVC 충격보강제는 일반적으로 경질 P V C에 첨가하여 내충격성 보강에 적용되며 내충격보강제는

성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PVC 충격보강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graft 중합된 고분자 고무계로 M B S ( M e t h a c r y l a t e



butadiene styrene), Allacrylric, ABS 등이P V C상외 두개의 상이 브랜드된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 semicompatile 가소화 고분자로 CPE(Chlorinated polyethylene), EVA(Ethylene vinyl acetate) 등

이 있으며 1개 상의 폴리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셋째, 무기계로 탄산칼슘에 스테아린으로 코팅한 무기 내충격 개질제도 있다.

충격보강제 해외시장은 일본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K a n e g a f u c h i가 선두

를 달리고 있다.

국내 충격보강제 시장은 연간 3 0 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럭키가 생산하고 있으며, 수입품으로는

Kanegafuchi, 미쓰비시레이온, 구레하, Rohm & Haas, GE 등이있다.

국내 연간 수요는 1만5 0 0 0여톤으로 M B S계 6 6 0 0톤, 아크릴계 6 0 0 0톤, 가공조제 1 7 0 0톤으로 M B S계

사용비율이 53% 수준으로 아크릴계 충격보강제보다 수요가 많다.

주 수요처는 경질시트, 파이프, fitting류 등 PVC 충격보강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P V C

용도외에 ABS/PC, PBT/PC alloy 등E P의 강화제로서의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M B S계는 불투명용과 투명용으로 분류되는데 불투명용 연간수요는 2 7 0 0톤, 투명용은 2 2 0 0톤, 기타

1 7 0 0톤으로 6 6 0 0톤에 달하고 있다. 가격은 아크릴계가 K G당 1 9 0 0원선, MBS 불투명용은 1 8 0 0원, 투

명용은 2 0 0 0원선에 달하고 있다.

가공조제는 2 2 0 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크릴계 및 M B S계와 병용·사용되며 단석산업, 대근산업,

경산유화 등의 복합안정제에 사용하고 있다.

MBS 국내수요는 최근들어 PVC 가공업계의 경기침체로 파이프용이 감소했으나 발포파이프의 증가

로 감소요인을 상쇄시키고 있다.

아크릴계 충격보강제는 9 9 %가 창호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외 전선용, 파이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아크릴계 충격보강제 국내 수요처는 창호용으로 럭키 및 한양화학이 사용하고 있으며 벽산화성, 금

강 등의 신규참여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내에서는 럭키가 자체기술로 8 6년 M B S

계와 아크릴계를 개발, 92년부터 연산 1만5 0 0 0톤 규모로 생산중에 있다.

해외시장 현황을 보면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M B S수지는 9 1년 후반부터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추

세를 보였다.

일본의 수요는 2만3 0 0 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요구성은 시트·필름류가 7 0 %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bottle 20%, 이형합출류 10% 등으로 나타났다.

High impact 파이프의 경우 공사현장의 물류이동 과정 중 대부분 야적을 하게 되므로 최근 M B S계

에서 아크릴계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9 2년 충격보강제 총 수요는 7만2 7 0 0톤 수준으로 M B S수요는 시트와 b o t t l e이 각각 1만2 0 0 0톤,

압출·사출성형이 6 0 0 0톤으로 총 3만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의 충격보강제 연간수요는 6만여톤으로 독일(시트), 프랑스(bottle), 이태리(bottle) 3개국이수요

의 5 0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은 신규참여와 증설로 9만9 0 0 0톤에 이르고 있어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으나 동유럽의 수요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의 충격보강제 수요는 3만톤으로 연평균 1 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중 중국은 연간

수요가 1만여톤으로 향후 가장 수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Kanega Texas는 생산능력 확충 등을 통해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의 PVC 건축외벽,

s i d i n g재와 창호시장에 아크릴계 충격보강제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K u r e h a는 미국 Rohm & Haas와 기술 및 연구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MBS: Kureha기술, 아크릴

계: R&D기술) 특히 싱가폴에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타이 등의 동남아 지역판매를 목적으로 공장

을 설립하여 9 1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미쓰비시레이온도 유럽에 M e t a b l e n을 설립, 역시 9 1년부터 가

동하고 있다.

개발현황을 보면 M B S의 PVC 이외의 용도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충격 개질제는 PC 및 PBT PET 등의 얼로이용으로 공급기업들은 전용그레이드를 갖추어 판매에

전력하고 있다. 얼로이 시장은 아직 P V C용의 경우와 비교하면 훨씬 규모가 적으나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것이 기대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충격보강제 시장은 수요자 요구 특성에 맞는 그레이드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A t o c h e m은 내유



성에 효과적인 충격보강제를 개발함으로써 오일에 위한 해를 막을 수 있게 하였다.

Rohm & Haas는 아크릴계 가공조제와 충격보강제를 합성시킨 M-318F 그레이드를 개발, 발포 P V C

적용을 위해 특수 설계하였다. 이 제품은 저비중으로 균일한 발포 셀 구조와 우수한 내후성 및 열안

정성을 부여해 준다.

Paraloid HT-510은 g l u t a r i m i d e공중합체로 PVC 투명과 불투명용 시트의 내열온도를 상승시켜 잠재

용도인 식품포장용 투명 P V C시트용으로 개발하였다.

A t o c h e m에서는 충격보강제에 부원료를 첨가한 package product를 개발하여 다양한 수요에 적용하고

있다.

시기별 개발현황을 보면 5 0년대 초에는 A B S가 P V C충격보강제로 사용되었으나, 50년대 후반에

Rohm & Haas에 의해 M B S계 충격보강제를 개발하여 대체하기 시작했다.

6 0년대 들어 유럽과 미국 등에서 PVC bottle과 포장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K a n e g a f u c h i가 MBS, MABS 등의 충격보강제를 개발하였고 7 0년대에는 독일을 필두로 보온성이 우

수한 창호시장이 형성되면서 Rohm & Haas가 내후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아크릴계 충격보강제를

D O W가 HDPE 공정을 변형한 C P E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M B S계는 PVC 충격보강제의 대표적 수지로 불투명용(고충격용), 투명용, 무백화등으로 구분한다.

M B S는 D i e n e계 고무에 M M A와 S M을 그레프트화시켜 얻어지는 공중합체로 PVC 경질과 반경질

제품에 사용되어 충격강도를 향상시켜 가공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크릴계는 BA, MMA, SM을 원료로 생산되며 M B S계는 SBR, MMA, SM을 이용해 생산하고, 가

공조제는 M M A를 이용 생산하고 있다.

이와같이 고분자 첨가제는 기존제품의 특허만료로 점차 범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상업

성 있는 품목의 선정 및 이의 제조기술의 확보를 통한 제품의 특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고분자 제품의 고급화에 따라 첨가제의 고기능화 및 고성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스페

셜티로 인정받기까지는 고분자 및 다른 첨가제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로써 규정되고 있어 이

에대한 기존연구에서 실제 응용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학계, 산업계는 대부분 연구기반이 미약한 편으로 앞으로 첨가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는 상응하는 연구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난연제

9 2년부터 현저해진 난연제의 수요감소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불황으로 플래스틱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다 현재 중심인 브롬계 난연제중 D B D P O ( D e c a

Bromo Di Phenyl Oxide) 등일부 제품이 안전성의 문제로 사용하기 꺼려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용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난연제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가전,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수지제품의

난연화는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연제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일부 브롬계의 대체 또는 중장기적인 시점으로는 비할

론계 난연제로의 사용자 지향 등 난연제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더해가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것은 브롬계 난연제의 전환점을 이르는 말이다. 단기적으로는 D B D P O의 안전성 논의에 기인하는

대체문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비할론 난연제 지향이다.

플래스틱 난연제의 주류인 브롬계에는 TBA(TetrabromobisphenolA), DBDPO, HBCD(Hexa-

bromocyclodedecane), Octabromodephenylether, Bistribromophenoxiethane, Tribromophnol,

Ethylenebistetrabromophthalimide, TBA 폴리카보네이트올리고머, 브롬화폴리스티렌, TBA에폭시올리

고머 폴리머 등이 있다.

이러한 브롬계 난연제는 9 0년대초 수요규모가 일거에 1 . 5배로 확대했다. 폭발사고가 계속 일어나

T V의 백커버 난연처리용으로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 2년부터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TBA, DBDPO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T B A는



적층판, 반도체, OA기기, 자동차 부품 등의 에폭시, ABS 수지를 중심으로 페놀, PC 등 각 수지용이

중심이다.

수지 수요 감소보다 TBA 수요감소 폭이 큰 것은D B D P O대체로서 TBA 에폭시 올리고머 등 T B A

유도채용이 신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TBA 자체의 감소에도 불구, 유도체 수요가 신장, TBA 수요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DBDPO 수요는 9 2년 5 0 0 0 ~ 6 0 0 0톤으로 추정된다. TV 백커버용이 4 0 %를 차지, 브

롬계 난연제 수요증가에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TV용 하우징의 난연화는

백커버에서 최근 일부 대형 T V의 프런트커버까지 진전되는 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DBDPO 사용량이 대폭 감소 한 것은 단순히 경기침체 때문 만이 아니라 안

전성 논의에 따라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6년전에 시작된 D B D P O의 안전성 논의는 그후 구체적인 법적 규제는 들어가지 않고 논의만 되풀이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발단된 독일과 네델란드, 스웨덴이 규제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용인하는 상태이다.

독일에서는 규제법안이 나오고 있으나 펜딩 상태이다.

E C통합에 따른 통일화재보호 안전기준 책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후 난연제에 대해 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는 가운데 D B D P O가 거론되고 있으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미국 환경보호청( E P A )이 DBDPO 차체에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은 검지되지 않는다는

중간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D B D P O의 연소시 유해물질이 생성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을 계

속하고 있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같이 D B D P O의 법규제는 각국이 시행하지 않고 있으

나 안전성 논의로 마이너스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에는 H I·PS 등 사용이 불가결한 용도로 한정되고 있으며 ABS 수지 등에서는 DBDPO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DBDPO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HBCD, 트리브로모페롤 등은 증가했다.

한편, 92년 최대 수요를 나타냈던 TBA 에폭시 올리고머는 약 6 0 0 0톤 이었다. 미국의 E t h y l이 9 3년 3

월 연산 1만3 0 0 0톤의 에틸렌비스펜타브로모페닐 설비를 DBDPO 대체설비로 완공시켰다.

9 3년은 1 0 0 0톤, 94년은 3 0 0 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알려지는 등 탈DBDPO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인계

난연제는 각 계통에 따라 사용분야가 나뉜다.

인계는 분자구조내에 산소분자가 없는 우레탄, 페놀과 변성 PPO 등의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탈DBDPO, 탈할론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계가 대체로서 주목되고

있다.

인계 난연제는 인산에스테르와 여기에 할로겐을 부가한 함할로겐인산에스테르가 대표적이다.

인산에스테르에는 T C P (트리크레딜포스페이트), TXP(트리크시레니포스페이트), TPP(트리페닐포스

페이트), TBP(트리부틸포스페이드), 트리스·클로로프로필포스페이트등이 있다.

이중 TCP, TXP는 가소제 용도가 중심이다. TPP, TBP등은 페놀적층판외에 PP, ABS, 각종 엔플라

등에 사용된다.

함할로겐인산에스테르는 우레탄용이다.

보통 타입과 축합 타입이 있으며, 전자는 단열재 등 경질 우레탄, 후자는 쿠션 등 연질 우레탄용으

로 수요구성은 각각 반이다.

TV, VTR, OA기기 등의 가전제품과 건재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인계 난연제도 영향을 받고 있

다. 93년은 2 ~ 3 %성장이 전망된다.

인계 난연제는 축합 타입, 디메틸메틸포스페이트 등 고기능 난연제 개발이 과제이다. 폴리인산염계

는 소화제나 목재, 종이 등의 난연제, 적인계는 가전제품의 절연부품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무기계



무기계는 수산화알루미늄, 3산화안티몬, 질소화구아디닌, 5산화안티몬, 수산화마그네슘 등이 대표적

이다. 3산화안티몬은 난연조제로서 할로겐계 난연제로 병용된다.

9 2년 수요는 9 1년대 10~15% 감소, 1만5 0 0 0톤이었다. 용도는 ABS, PP, PS, PBT, PET, 페놀, 우레탄

등의 각 수지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저가격의 수입제품이 유입, 일본 내수의 4 0 %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메이커는

에폭시 봉지재용 등에 조입을 커트한 타입, 유동성을 향상시킨 구상타입, 마이크로캅셀화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5산화안티몬은 8 2년부터 난연제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초미립자, 수지에 첨가해도 투명성을 잃지

않으며 양이온 교환능력이 있다. 당초 졸타입이 섬유, 접착제의 난연제에 사용되는데 불과했으나 브

롬계, 염소계 등과의 병용으로 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티몬계는 안티몬산소다, 4산화안티몬 등의 신제품도 나오고 있다. 전자는 5산화안티몬을 소다로

중화한 것으로 PBT, PET 용이다. 후자는 물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난연기능을 부여할 수 있고 엔플

라나 얼로이 등에서 착실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난연효과와 저발연성 등이 특징이며 고무, 플래스틱 난연제로서 FRP, 카페트, 건

재, 전선, 도료 등에 사용된다. 평균입자경 0 . 3미크론의 초미립자 그레이드와 인공대리석 등 응용개발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화마그네슘은 자기소화형 난연제이다.

폴리에틸렌 전선피복이 난연제로서 저발매성에다 유해가스가 없어 수요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플래스틱첨가제 시장

일본의 수지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플래스틱 첨가제도 불황의 영향을 받아 고전하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 OA기기의 부진에 따른 플래스틱의 생산량 감소와 함께 첨가제도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또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엔고에 따라 해외 생산기업이 일본에서의 시장점유 기회를 노리고

있어 일부 첨가제는 해외제품의 유입도 활발하다.

이와함께 최근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첨가제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으로 전환이 이루

어지고 있다.

가소제

가소제는 불황에 따른 염화비닐 수요의 감소영향을 직접 받아 판매량, 생산량 모두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소제 프탈산계도 생산,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가소제의 6 0 %를 차지하는 디옥틸프탈레이트( D O P )의 부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염화비닐 업계의 부진으로 9 2년 DOP 판매량은 3% 감소했다. 실제로는 재판매분이 이중계산돼 1 0 %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D I N 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는 9 2년 5 0 0 0톤 증가했다. DINP는 저불휘발성과 점도안정성 등의 특성

에 D O P와 가격이 같기 때문에 자동차, 벽재, 전선용 등의 수요가 신장, DOP와 비슷하게 커지고 있

다.

또 D I N P의 원료 이소노닐알콜을 만드는 옥슨의 공급사정이 개선되면 DINP 수요도 확대할 것이라

는 지적이 많다.

비프탈산계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크다. 식품 포장용 비중이 큰 아디픽산계와 에폭시계는 경기침체

의 영향에도 불구, 내식화경향으로 꾸준한 신장을 보였다.

난연성의 특징을 함께 지닌 인산계는 비염화비닐 수지의 난연제용의 신장으로 안정성장세를 보였으

나 폴리에스터계는 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만큼 수요도 신장둔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자동차, 가전의 부진으로 수요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안정제

안정제는 가소제보다 더욱 고전하고 있다. PVC수지의 침체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 생산 7.5%, 판

매 6.2% 감소했다.



또 최근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따른 탈연, 탈카드뮴 지향도 안정제의 수요동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안정제 전생산량의 5 0 %가 넘는 납계는 수도물 수질기준 강화로 수도관에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

기 때문에 연간 2 8 0 0톤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뮴ㆍ바륨( C d B a )계도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에 포함돼 C d B a를 꺼리는 경향이 점차 일어나고 있

다. 탈 CdBa 및 C d화로 아연(CaZn)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관용이 납계에서 C a Z n계로 수도관용 납계에서 대체도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고성장이 전

망되고 있다.

발포제

발포제는 수요선인 발포제품의 용도에 따라 수요의 격차가 나고 있다.

자동차분야는 자동차 생산대수의 감소에 비해 감소 폭이 적다. 이것은 경량화의 일환으로 한대당 발

포제품의 사용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용은 냉장고의 도어팩킹과 쿨러의 옥외기와 실내기를 잇는 전선커버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불황과 냉하에 따른 쿨러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용도, 합성목재 등의 주택자재는 일시적인 건축붐도 끝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택

착공수 증가로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품개발은 해마다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제품의 펠리트화와 여러종류의 발포제를 혼합한

복합화, 고가공온도용 고분해 타입 등이며 특히 펠리트 타입이 지금까지의 파우더 제품에서 나타난

분진문제의 해결과 펠리트수지에 섞이기 쉬운 점 등의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활제

활제는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아연 등의 금속비누가 잘 알려져 있으며 E B S왁스 (에티렌비스

스테아로아미드) 분야의 생산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 B S왁스 수요의 7 0 ~ 8 0 %는 A B S수지의 내부 윤활제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 B S의 수요동향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91, 92년에는 불황에 따른 자동차와 가전, OA기기 등 주요 용도가 부진, 감소

했다.

한편, 동남아시아는 수요신장을 전망, 한국, 대만, 말레이지아 등에서 설비 증설이 활발, EBS왁스 생

산기업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해외생산으로 이전하고 있다. 花王은 대만에 이어 9 2년에는 말레이

지아에서 생산을 시작했으며 日本油脂도 대만에서 현지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E B S왁스의 일본시장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시아 시장이 급성장, 앞으로도 E B S

왁스의 해외생산 이전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방지제

대전방지제는 플래스틱제품 자체 또는 제조공정에서의 정전기 발생에 따른 장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수지용에는 주로 폴리옥시에틸렌알킬아민과 글리세린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사용되고 있다.

대전방지제의 수요동향은 대상 수지인 폴리올레핀과 A B S의 수급이 반영되며 9 2년에는 이러한 수지

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9 1년대비 약간 감소했다. 수요확대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개발에

적극적이다.

대전방지제는 대전방지 효과와 최근에는 다른 기능도 함께 지니는 제품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력으로 내열성을 지니게 하는 것도 한가지이며 수지가공 공정의 신속함을 꾀하는데 있어 가공온

도를 높여야 하며 제품의 내열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산화방지제

9 2년 산화방지제 수요는 9 1년대비 10~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와 약전용 산화방지제를 다용하는 고급그레이드 수지의 침체와 비용감축을 노려 첨가

제의 첨가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9 3년들어 엔고의 영향으로 해외제품 수입이 두자리대의 신장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해외제품은 불황

시 스파트로 수입해 왔으나 9 2년부터 해외제품이 증가해 왔다.

불황에 따른 국제시세를 겨냥, 제품 선택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의 제품조사를 하고 있던

수요가가 해외제품을 사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외 생산기업 들은 일본의 산화방지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어 해외제품 보급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환경하에서 일본 생산기업은 수요자의 편의를 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1차와 2

차 산화방지제를 조합한 블랜드 제품과 폴리머의 리사이클에 대응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블랜드 제품은 페놀계에 폴리머 성형가공시의 색조안정성이 높은 인계를 블랜드한 것이 있으며 내

열성을 요구하는 수요가의 요청으로 인계 대신 뛰어난 내열성을 지닌 유황계를 조합한 제품도 개발

되고 있다.

리사이클 대응제품은 열화 방지와 내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폴리올레핀과

PP, PS 등이 혼합된 복합재생 수지에 효과가 뛰어나다.

자외선 흡수제

자외선 흡수제는 도료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지 감산 등 산화방지제와 마찬가지로 수

요환경은 악화 양상을 띠고 있다.

제품개발 동향은 고온에서 견디는 고분자량에 각사가 주력하고 있으며 빛에 의한 열화를 방지한다

는 의미에서는 자외선 흡수제와 같은 제품군으로 들어가는 근적외선 흡수제도 있다.

최근에는 금속류 이외는 어려운 전도성 고분자 재료를 사용한 근적외선 흡수제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용제와 바인더를 더해 잉크상으로 하고 필름에 도포한 것이 제품화되며, 필름 이외의 응용으

로는 수지에 대한 제련과 섬유로의 함침 등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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