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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 

80년대부터 급격히 고갈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려되어 왔던 바이오 플라스틱은 20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2020년 배출 전망치의 30%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효과에 따른 21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과 산업 및 가정용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라는 시대적 22 

요구에 따라 더욱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 및 가정용 23 

고분자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내구성이 타 소재에 비하여 큰 장점으로 인식되어 24 

발전하였던 플라스틱 산업에 오히려 큰 걸림돌로 작용되었고 플라스틱 산업 전체를 다시 25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두된 여러 정책 중 가장 바람직한 26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산업은 기존의 플라스틱제품이 지니고 있는 환경오염에 27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28 

화이트 바이오 핵심기술의 일환으로 2020년에는 산업규모가 380억 불로 성장이 예상되는 29 

미래지향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30 

플라스틱 소재가 우수한 기능 및 저렴한 가격으로 풍요로운 일상생활에 큰 공헌을 해 온 반면 31 

대량의 폐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누출, 맹독성의 32 

다이옥신 검출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33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소각 및 폐기가 어려운 고분자 폐기물은 2010년에 34 

이르러서는 전체 쓰레기의 1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을 보임에 35 

따라 유지, 소각, 생분해성 소재 사용 등 고분자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정부, 36 

산업계 및 학계에서 부단히 연구 중에 있고 지속 가능한 순환형 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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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1]. 38 

전 세계 각국에서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39 

재활용이 용이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 40 

자연계에서 분해되어 환경 부하가 적게 되는 대체품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1 

그러한 연구결과로 상당수의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산화생분해 플라스틱(oxo-42 

biodegradable plastics), 탄소저감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 등의 친환경 43 

고분자 물질이 출시되었다. 현재 식품 포장재, 산업용품, 농업용품, 생활용품, 자동차, 산업용품 등 44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적용이 되고 있다[2-5]. 45 

이러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난분해 46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규제와 더불어 바이오 플라스틱의 식별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인증라벨을 47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라벨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48 

만들어졌으며, 국가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의 경우에는 규격기준 및 49 

인증 라벨의 국가간 교차인증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활발하지는 못한 현실이다. 인체 50 

무해성, 재활용성, 생분해, 탄소저감, 에너지 저감형, 환경경영인증,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건축물 51 

인증 등으로 다양한 규격기준 및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6]. 52 

본고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국가별 식별표시 제도 및 인증라벨, 시험 규격 및 53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현황에 대해서도 54 

설명하였다. 55 

 56 

2.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 57 



 58 

2.1 생분해 플라스틱 59 

생분해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전처리, 당화과정을 거쳐 당을 제조하고, 이를 발효과정을 60 

통해 산업상 사용이 용이한 고분자 단량체(monomer)를 생산하고, 이 단량체를 중합하거나 61 

석유화학 유래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두 종류가 있다. 현재 대표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인 62 

PLA는 전분을 발효시켜 젖산(lactic acid)을 만들고, 그 젖산을 중합하여 제조하고 있다. 천연 63 

고분자를 원료로 하는 cellulose, hemicellulose, pectin, 및 lignin 류와 저장 탄수화물인 전분 등 64 

식물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PLA, TPS(thermo plastic starch) 등과 새우, 게 등의 껍질을 포함한 65 

chitin질을 기초로 한 동물 유래의 것들이 있으며, 미생물 생산 고분자(microbial biopolymer)에는 66 

PHA(poly hydroxyalkanoate), PHB(poly-β-hydroxybutyrate), PHV(poly-β-hydrolyvalerate), 이들의 67 

공중합체인 PHB/PHV 등의 poly-alkanoates가 있다. 또한 단량체를 화학 합성하여 얻는 생분해 68 

플라스틱에는 지방족 폴리에스터, PCL, PGA(poly glycolic acid) 등이 있으며, 이는 미생물 생산 69 

고분자보다 생산이 비교적 수월하고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및 응용분야가 유사하므로 개발 시 70 

시장진입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어 상업화 가능성이 다른 생분해 플라스틱보다 높은 편이다. 71 

바이오매스 유래 단량체 중합형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과 생산공정이 유사하여 기존 72 

플라스틱 생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석유화학기업 및 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73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74 

 75 

2.2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76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고가인 기존 생분해 제품의 응용성 및 생산성 저하 문제, 광분해 77 



제품의 최종 생분해가 어려운 점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기존의 양산설비를 그대로 78 

사용하여 설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장점 등의 이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79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범용 플라스틱에 바이오매스, 산화생분해제, 80 

상용화제, 생분해 촉진제, 자동산화제 등을 첨가하여 제품을 제조한다. 열, 빛, 미생물, 효소, 화학 81 

반응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분해가 촉진된다.  82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생붕괴성, 생/광분해, 화학분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존 83 

생붕괴성, 생광분해의 단점으로 지적된 완전분해까지 분해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최근 84 

분해 촉진제를 사용하며, 최종 생분해 기간 제어가 가능한 신개념 분해성 플라스틱이다. 현재 그 85 

물성, 원가, 분해 기간 조절 등의 장점이 부각되어 연구 개발 및 제품화가 활발하다[7]. 86 

 87 

2.3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88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와 기존 난분해성 89 

플라스틱을 중합하거나 가교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90 

분해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탄소중립형 바이오매스를 일부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91 

지구온난화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페트병에서 자동차 분야까지 그 92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식량자원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볏짚, 93 

왕겨, 옥수수대, 대두박, 옥수수 껍질, 사탕수수, 팜부산물 등 풍부한 비식용계 부산물 자원을 94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업용품, 자동차, 건축, 토목, 매립형 제품, 95 

포장재, 농원예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7]. 96 

 97 



3. 바이오 플라스틱의 식별표시 제도 및 인증라벨 98 

친환경 제품의 확대보급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쉽게 기존 석유유래 난분해 플라스틱 제품과 99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구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세계각국에는 여러 가지 표준안과 인증마크를 100 

사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식별표시제도의 경우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며, 그 101 

이후에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102 

역사가 짧아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생분해 플라스틱인증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103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104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의 국제간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5 

각국의 식별 표시 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106 

미국-독일(2000년 11월), 일본-독일(2001년 3월), 일본-미국(2001년 4월)의 2개국 간의 각서를 107 

체결하였다. 다음에 상호 인증을 위하여 미국, 독일, 및 일본 3개국 간에 각국의 식별 표시 108 

제도에 통합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협정에 조인하였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2001년 109 

12월)[8].  110 

 111 

3.1 생분해 플라스틱 112 

각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규격 기준에서는 ‘생분해’에 113 

머무르는 반면, 미국 및 독일, 벨기에에서는 ‘퇴비성(compo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114 

일본은 미국과 독일, 벨기에에는 없는 환경 안전성(분해물 안정성 경구 독성 환경 독성)을 115 

제정하였으나, 퇴비화 과정에 있어 붕괴성과 퇴비 품질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는 116 

사회적인 기반 시설인 퇴비화 시설의 정비가 일본에서는 늦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일본 생분해 117 



플라스틱 연구회(BPS)는 그린 프라(グリンプラ) 식별 표시 제도의 국제 통합성을 중요한 과제로 118 

책정하고, 반드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BPS는 그린프라 식별표시제도가 ISO에서 국제 119 

표준화되고, 일본 내에서도 JIS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8]. 주요국가의 120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마크를 Figure 1에서 보여주고 있다[9]. 121 

Figure 1. 삽입 122 

유럽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는 compostability는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 벨기에, 미국이 있으며 123 

이와 관련한 인증 마크는 Figure 2에 따로 정리하였다. 124 

Figure 2. 삽입 125 

처음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은 산업용 Compostable 인증이었으나 벨기에에서 2003년 126 

처음으로 가정용 Compostable 인증을 시작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및 폐기물들을 상업적으로 127 

퇴비화하는 대신에, 가정용 Compostable 인증마크가 붙은 포장재나 폐기물들은 가정용 128 

퇴비화통에 모아서 퇴비화를 시킬 수 있다. 이 가정용 Compostable 인증은 유럽과 미국을 129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30 

 131 

3.1.1 독일 132 

독일은 1979년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식별 표시 제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EU 13432(포장 133 

자재의 퇴비성에 관한 시험 계획 및 규격)를 바탕으로 한 DIN EN 13432를 규격기준으로 134 

제정했다. DIN CERTCO는 규격기준에 따라 Kompostierbar(퇴비화 가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35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구별할 수 있게 136 

했다[8]. 한편 DIN CERTCO는 2012년부터 기존의 산업용 퇴비화 인증과 벨기에의 The OK 137 



Compost Home 인증을 토대로, 가정용 퇴비화 인증인 the DIN-Geprüft Home Compostable를 138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EU)과 벨기에의 인증이 사용되고 있어 넓게 139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9]. 독일의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수지 함량 기준은 70% 140 

이상이다. 141 

 142 

3.1.2 미국 143 

미국은 1989년 ASTM D 6400을 인증 기준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증 및 로고 144 

발행 기관은 BPS (Biodegradable Product Institute)와 USCC (U. S. Compost Council)이다. 주로 145 

코팅용지와 천연물계열의 제품을 다루고 Compostable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며, 미국의 146 

퇴비화 인증마크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된다. 이 밖에 시애틀, 워싱턴 등지의 147 

퇴비회사들이 운영하는 Cedar Grove 에서도 Composting logo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full-scale 148 

testing을 진행하여 위의 BPS와 USCC에서 발행하는 인증보다 인증발행이 수월하지 않다[9]. 149 

미국의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수지 함량 기준은 70% 이상이다. 150 

 151 

3.1.3 벨기에 152 

벨기에의 Vincotte는 1995년부터 EN 13432를 기준으로 하여 The OK Compost 인증마크 153 

발행을 시행하고 있다. The OK Compost 마크는 European Bioplastics의 Seedling logo와 더불어 154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증이다. 2003년에는 Vincotte의 가정용 퇴비화 인증인 The OK 155 

Compost Home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으며, 기존 산업용 퇴비화와 다르게 가정에서 156 

퇴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하여 현재는 전 유럽과 북미에서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다[9]. 157 



벨기에의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수지 함량 기준은 70% 이상이다. 158 

 159 

3.1.4 일본 160 

일본의 그린프라 식별 표시 제도는 제품 구성, 생분해, 환경 안전성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161 

기준을 만족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인증마크, 로고의 사용을 허가하고, 등록을 명시하여 162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플라스틱 제품과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63 

다른 국가의 경우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량 70% 이상이 기준인 반면 일본의 164 

경우 5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특징이 있다[8]. 165 

 166 

3.1.5 한국 167 

한국은 KSM 3100-1을 인증기준으로 하여 1992년 6월부터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16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70% 이상이라는 169 

기준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여러 국가들과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플라스틱 이외의 고분자를 170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8]. 171 

 172 

3.1.6 기타 173 

이 밖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ASTM D6400, ASTM D6868, EN 13432를 174 

기준으로 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위치한 Australasian Bioplastics 175 

Association (ABA)는 Australian seedling logo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Consorzio Italiano 176 

Compostatori (CIC)는 EN 13432를 기준으로 한 CIC logo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스웨덴 177 



국립시험연구협회 SITAC(Service Industries Training Advisory Council)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178 

퇴비화 인증인 SP's logo for biodegradable products를 운영하고 있다[9]. 179 

 180 

3.2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181 

생분해 플라스틱의 단점인 빠른 생분해 특성과 낮은 물성, 내열성 및 내한성과 가격경쟁력 182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수 십년간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의 연구개발이 활발하였다. 산화생분해 183 

관련한 규격기준인 ASTM D6954: 2004에서 산화생분해의 정의 및 시험방법 등이 규정되었으나, 184 

최종 생분해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그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185 

못하고 있었다[10] . 186 

그러나 United Arab Emirates(UAE)에서 산화생분해 관련 규격기준인 UAE Standard 5009:2009 187 

(Standard & Specification for Oxo-Biodegradation of Plastic bags and other disposable plastic 188 

objets)를 제정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산화생분해 포장재 및 189 

제품의 경우에만 UAE 역내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고 비분해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면서 190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재조명되고 있다[11,12]. 191 

UAE외에도 미국,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한국 등은 산화생분해 규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192 

중에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파키스탄, 인도 등은 관련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93 

시행중인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인증라벨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9] . 194 

Figure 3. 삽입 195 

 196 

3.2.1 UAE 197 



UAE는 2009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법안 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2년 1월부터 일회용품, 198 

쓰레기 봉투에 대한 규제를 시행, 선포한 이후, 2014년 1월 1일부터는 거의 전 분야에 해당하는 199 

15개 적용 분야(Table 1)를 선정하였다. 이로써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한 포장재, 일회용품, 200 

생활용품 등의 UAE 역내 수입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만을 201 

허용하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은 UAE minister Decision No118에 의해 202 

발효되었다 203 

따라서 UAE 역내에 제품을 판매 및 유통을 하려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을 적용한 제품이어야 204 

하며, 일반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나 등록하지 않은 사용불가 물질의 사용시 과태료 30,000 UAE 205 

디르함(약 8,220달러)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거액의 206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강력한 국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8,11]. 207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UAE S 5009:2009 기준에 의해 ECAS(Emirates Conformity 208 

Assessment System)에 제품을 의무적으로 인증 등록하여 Figure 3의 인증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209 

현재까지 UAE에 산화 생분해 원료 첨가제 제조업체는 Table 2와 같으며, 현재 등록된 회사는 210 

8개이고, 한국에서는 ㈜바이오소재가 세계 9번째로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다[9,12] . 211 

Table 1. 삽입 212 

Table 2. 삽입 213 

 214 

3.2.2 미국 215 

Biosystems America는 미국의 시험분석기관으로, ASTM D 6954를 표준으로 하여 산화생분해 216 

플라스틱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인증로고가 없는 상태로 HandwrapIV사의 스트레치 217 



필름(stretch films), ProlifeTM사의 상품명 Genesys®의 스트레치 필름, Wells plastics 사의 상품명 218 

Reverte의 LDPE 필름의 3가지 제품에 대한 인증만 부여한 상태이다[14]. 219 

 220 

3.2.3 스웨덴 221 

2010년부터 스웨덴의 SITAC(SP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of Sweden)는 자체 표준인 SPCR141을 222 

기준으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인 SP인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SPCR141 역시 미국의 ASTM 223 

D 6954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이 되었으며, UAE S 5009와도 유사하다. 여타 산화생분해 인증과 224 

마찬가지로 3개의 Tier로 나누어 시험을 진행하나, 통과기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분자량 225 

시험의 경우 10,000 Dalton, 겔 잔사의 경우 10%, 생분해 테스트는 ISO 14852방식으로 24개월에 226 

60% 이상 등 UAE의 산화생분해 인증보다는 범위가 넓은 편이다. 3단계에서는 OECD 208에 227 

기반을 둔 SP method 4149법에 의해 잔류물의 식물성 장독성 테스트를 진행한다[15]. 228 

 229 

3.2.4 싱가포르 230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ingapore Environment Council)의 The Singapore Green Labeling Scheme 231 

(SGLS)은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Singapore Green Label을 부여한다. SGLS은 새로운 표준을 232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SGLS 역시 다른 인증들과 233 

유사하게 산화분해 테스트를 진행하며, 분자량 1만 Dalton 이하, 기계적 강도 5%이하, 겔 잔사 5% 234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금속 함량도 UAE S 5009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235 

환경독성테스트는 스웨덴의 SPCR141처럼 OECD 208법을 따른다. 이 인증의 특이한 점은 생분해 236 

테스트를 생략하는 데 있다. SGLS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분자량 1만 Dalton 이하의 237 



고분자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생분해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16].  238 

한편,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는 2017년 1월 펄프 및 제지용품에 대한 규정 강화안을 239 

발표하였으며, 7월부터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규정 강화와 함께 새로 만든 240 

인증 로고를 부여한다(Figure 4). 강화된 규정은 위험 기반 평가(risk-based evaluation) 시스템을 241 

따르고 있다.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242 

1~3점으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환경위원회 243 

또는 외부감사기관이 기업의 공급사슬, 제조 프로세스, 산림, 산불 및 이탄지 관리 현황 등에 244 

대해 면밀한 추가 조사를 하게 된다[18].  245 

Figure 4. 삽입 246 

 247 

3.2.5 영국 248 

영국의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협회인 OPA(Oxo-biodegradable Plastics Association)는 영국 자체 249 

표준인 BS 8472를 제정하여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S 8472는 250 

미국의 ASTM D6954에 기반을 두어 ASTM D6954와 동일하게 3단계의 시험방법으로 나눠서 251 

진행을 한다. 1단계는 산화분해, 2단계는 ISO 17556방법의 생분해 시험, 3단계는 Terrestrial Plant 252 

Test: Seedling Emergence and Seedling Growth Test인 OECD 208에 따른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253 

그러나 다른 규격기준과 달리 BS 8472의 경우 산화분해에 의한 분자량 감소에 대해 254 

정량화하지 않고, ISO 4892-3의 전처리 이후 시료를 엄지와 검지에 끼운 후 비벼서 분해를 255 

측정하는 등 정성적인 분석을 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정량적인 통과 또는 실패의 기준 역시 256 

없다[17]. 257 



 258 

3.2.6 한국 259 

한국의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KBMP)의 경우 2014년 자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260 

인증시험방법인 KBMP D oxo-001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인증표준안인 KBMP OBP-001을 261 

마련하였다. KBMP OBP-001역시 다른 나라의 인증들과 같이 ASTM D 6954를 기준으로 하여 UAE 262 

S 5009 등의 방식을 포함한 표준이다. 또한 한국의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의 경우 산화분해 263 

플라스틱 인증인 KBMP ODP-001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64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화생분해 첨가제를 사용하여 물성과 가격, 특히 투명도를 기존 난분해 265 

플라스틱과 유사하게 제조하기 위해서는 KBMP OBP-001의 45일 이내 30% 생분해의 기준을 맞출 266 

수 없다. 이로 인해 산화생분해 첨가제를 사용하여 최종단계에서 생분해 되는 제품에 KBMP OBP-267 

001의 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KBMP는 산화생분해 268 

첨가제를 사용하되 생분해 기준을 KBMP OBP-001에 맞출 수 없는 제품에 한하여 산화분해 269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18]. 270 

 271 

3.3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272 

최근 들어 생분해 플라스틱보다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273 

플라스틱으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74 

미국에서는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방법인 ASTM D 6866을 제정하여[18], 2002년부터 가장 빠르게 275 

미국 농무성 및 BMA를 중심으로 바이오 베이스 제품에 대한 인증라벨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276 

미국의 ASTM D 6866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2006년), 벨기에(2009년), 독일(2010년), 한국(2011년) 277 



에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에 대한 인증라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매우 278 

빠르게 각국으로 확산이 될 전망이다[8].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인증라벨은 279 

Figure 5에 나타내었다. 280 

Figure 5. 삽입 281 

 282 

3.3.1 독일 283 

독일은 미국 시험기준인 ASTM D 6866 및 자체 시험기준 CEN/TR 15932에 의한 규격을 통해 284 

"BIOBASED" 인증라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바이오매스 20% 이상 함유된 285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8]. 286 

 287 

3.3.2 미국 288 

2002년 미국 농무성(USDA)을 중심으로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89 

2002)개정으로 바이오 제품 우선 조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세계 최초로 BMA(Bio based 290 

Manufactures Association)을 통하여 바이오 베이스 인증라벨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291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별로 인증라벨을 부여하다가, 최근에는 구체적인 바이오매스 함량을 292 

표기하고 있으며, 용기, 뚜껑 및 그 제품의 포장재의 바이오매스 함량까지 별도로 인증라벨에 293 

표기하고 있다[8]. 294 

 295 

3.3.3 벨기에 296 

벨기에의 Vincotte는 2009년부터 바이오매스 20% 이상 함유된 제품을 기준으로 그 함량에 297 



따른 별도의 OK biobased란 인증 라벨을 운영하고 있다. OK biobased 인증은 바이오매스 298 

함량별로 20~40%, 40~60%, 60~80%, 80% 이상의 4단계에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8]. 299 

 300 

3.3.4 일본 301 

(사)일본바이오플라스틱협회(JBPA)에서는 2006년부터 바이오매스 사용량 25% 이상 제품을 302 

대상으로 BP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국가는 바이오 베이스 제품(Biobased 303 

produc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Biomass 304 

plastic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유기자원협회를 통한 유사개념의 305 

인증라벨이 있는데, 이는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하한선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8]. 306 

 307 

3.3.5 한국 308 

한국의 KBMP는 2010년 하반기부터 약 1년간 바이오매스를 적용한 포장재, 제품에 인증 309 

로고를 시험 운영해 왔으며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10 

이후 KBMP는 미국 시험기준 ASTM D 6866과 자체 시험기준 KBMP 0107 및 유기물 TGA 311 

분석을 통하여 바이오매스 25% 이상 함유 제품과 투명 발포제품의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312 

15%이상 제품에 “BIOBASED" 인증라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라벨 표시 방법은 뚜껑, 용기, 313 

제품 포장재를 대상으로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314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3년 2월 25일 개정 고시하여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315 

환경표지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환경 인증 확대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316 

현상으로 보여진다. 다만 전분, 셀룰로오스, 목분 등의 천연 고분자 사용제품은 제외하고 있으며, 317 



성형원료의 전과정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은 화석연료로부터 제조한 원료보다 낮아야 한다”라는 318 

조항 등이 있어, 국제 표준 규격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8]. 319 

 320 

4. 바이오 플라스틱 시험 규격 및 방법 321 

바이오 플라스틱 시험규격 및 방법에 대해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으로 322 

구분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10-19]. 323 

Table 3. 삽입 324 

 325 

4.1 생분해 플라스틱 326 

1990년대 후반 ISO TC61의 SC5에서 생분해 고분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ISO에서도 327 

활성 오니 및 퇴비화 조건에서의 호기적 생분해도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규격화 운영하고 있다. 328 

대표적인 생분해 시험법으로는 ISO 14851, ISO 14852, ISO 14855 등이 있다. ISO 14851은 329 

플라스틱 물질을 수계 호기적 배양액에서 생분해도를 측정하는 방법(폐쇄 호흡계를 이용한 330 

산소소비량 측정)이며, ISO 14852는 플라스틱 물질을 수계 배양액 중의 호기적 방법으로 331 

생분해도를 측정하는 방법(폐쇄 호흡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측정)이고, ISO 14855는 332 

플라스틱 물질을 제어된 퇴비화 조건에서 호기적 생분해도 및 붕괴를 측정하는 방법(이산화탄소 333 

발생량을 측정)이다. 이 중 “ISO 14855"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334 

ISO 14855를 기준으로 각국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ASTM D 5338, 335 

유럽 EN 13432, 한국 KSM 3100-1, 중국 GBT 19277, 일본 JIS K 6953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336 

ISO 14855와 같이 퇴비화 조건에서 호기적 생분해도 및 붕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상기 337 



시험방법은 생분해도 시험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험기간, 분해도 338 

등 인증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은 6개월 이내, 기준물질 대비 90% 이상 분해, 미국은 339 

6개월 이내, 기준물질 대비 60% 이상 분해, EU는 6개월 이내, 기준물질 대비 90% 이상 분해, 340 

일본과 독일은 6개월 이내, 절대치 대비 60% 이상 분해이다[9]. 341 

 342 

4.2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343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의 분해도는 일차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보다는 344 

충전된 물질(전분 등)이 분해되는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시험방법으로는 충전된 전분이나 345 

폴리카프로락탐(PCL) 등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여러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정성적·정량적으로 346 

분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미생물학적인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347 

플라스틱 내에 충전된 전분의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는 TGA(Thermal Gravimetric Analyser)나 348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는 방법과 FT-IR을 이용하여 전분 특유의 Carbohydrate peak로부터 349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분자량 감소율을 측정하여 미생물에 의한 분해 가능 여부를 350 

추론한다. 최종적인 미생물에 의한 분해성 시험은 생분해 분해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351 

미국은 산화생분해 규격 및 시험방법인 ASTM D 6954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52 

열분해, 광분해 및 생분해에 의한 분해 반응, 고분자 물성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험방법은 353 

1단계에서는 20~70도에서 열분해, 산화분해, UV에 의한 광화학분해에 의한 분자량 감소 및 354 

유기화합물로 붕괴되는 것을 시험하고, 2단계에서는 생분해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시험, 355 

3단계에서 독성시험을 하게 되어있다. 356 

최근 UAE 규격기준은 UAE S 5009:2009로써 ISO 14851(수계배양액의 호기적 생분해-폐쇄 357 



호흡계 산소소모량), ISO 14852(수계배양액의 호기적 생분해-발생 이산화탄소량 측정), ISO 14855-358 

1(콤포스트 조건내 호기성적 생분해도 및 붕괴도-발생 이산화탄소량 측정), ISO 14855-2(생분해), 359 

ASTM D 6954(산화생분해), ASTM D 883(플라스틱 관련 학술 용어정의) 및 BS 8472(Non toxicity, 360 

ASTM D6954유사-영국 표준협회)의 여러 가지 국제 규격기준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361 

UAE S 5009:2009의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단계별 시험을 실시하여 1단계 산화분해 시험을 362 

통해 무생물적 분해 여부를 측정하며, 기계적 강도 5% 이하, 분자량 감소 5,000 Dalton 이하, 363 

무생물적 분해 후 겔 (gel) 잔사 함량 5% 이하, 중금속 함량 기준치 이하 여부를 측정한 다음, 364 

2단계로 ISO14855에 따른 호기적 생분해 시험을 하여 6개월 내에 60%의 유기탄소가 365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야 한다[10-13]. 366 

요약하면 생분해가 어려운 사막기후인 UAE는 열 및 UV를 통한 산화생분해를 기본으로 하고 367 

있으며, 먼저 UAE 기후조건에서 산화분해가 되고 이후 산화분해된 파티클은 물, 이산화탄소 및 368 

바이오매스로 분해가 되어야 하고 있고, 물성 감소, 분자량 감소, 중금속 관련 규정 등 상세한 369 

측정방법, 기준까지도 망라하고 있다. Table 4에 현재 사용 중인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의 370 

규격기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14-18]. 371 

Table 4. 삽입 372 

 373 

4.3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374 

베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중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미국 375 

농무성(USDA) 주관으로 시작한 미국 ASTM D6866 시험기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376 

있다. ASTM D6866은 탄소화합물 중의 탄소의 극히 일부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인 14C의 377 



조성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탄소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378 

여기서 14C, 즉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일단 더 이상 생명 유기체의 구성성분이 아니게 379 

되면 반감기가 5,730년이라 정의한다. 화석 연료에는 14C가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380 

14C가 남아있지 않은 반면, 나무와 같은 최근의 바이오매스에는 14C 일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381 

사실상, 생물기원 물질은 14C를 포함하지 않는 화석연료와 같은 다른 물질과 쉽게 구분될 수 382 

있는 충분히 특징적인 양의 14C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14C의 양은 잘 383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물 기원 탄소의 비율은 시료 중의 총 탄소의 양을 이용하여 쉽게 산정할 384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체, 액체, 고체 연료를 포함하는 어떤 유형의 혼합 연료에도 적용될 수 385 

있으나 실제로 ASTM D6866 방법으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기관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386 

단점이 있어, TGA 방법으로 유기물 측정을 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보다 387 

간편하고 여러 시험 분석기관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9]. 388 

 389 

5.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390 

 391 

5.1 한국 392 

2002년 2월 4일에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3호)의 개정 393 

법률” 취지에서와 같이, 폐기물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기 위해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394 

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며, 대중 음식점이나 대형 395 

유통 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관한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플라스틱에 관련된 396 

환경 법규는 이미 20년 전인 1979년에 발효되어 폐합성수지의 수거, 처리, 비용분담 등에 관한 397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과 정부, 사업자의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이 법에 따라 합성수지 분담금 398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농촌의 폐비닐과 399 

농약병을 수거하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20]. 40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량에 대비하여, 청과, 축산, 수산물의 401 

받침접시는 ‘03년 10%, ‘05년 20%, ‘07년 25% 이상으로 매년 사용량을 줄였으며, 계란 난좌는 402 

‘03년 60%, ‘05년 70%, ‘07년 80% 이상으로 사용량을 규제하였다. 면류 용기를 합성수지가 아닌 403 

재질로 대체 의무 부과를 ‘3년 20%, ‘05년 30%, ‘07년 35% 이상으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404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일회용 봉투나 스티로폼으로 만든 도시락 용기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405 

있으며 플라스틱의 폐기 처리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각국에서는 쇼핑백, 플라스틱제 병에 생분해를 406 

의무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21]. 407 

 408 

5.2 미국 409 

미국에서는 Minnesota, Florida, Maine 등 3개 주에서 난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규제 410 

중이며New York, Pennsylvania, Wisconsin 등 3개 주에서 실시검토를 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411 

2013년부터 스티로폼 용기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 412 

중이나 현재 대안, 가격 등의 저항으로 전면시행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13 

2014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였다[18]. 한편, LA는 2012년 플라스틱 사용금지 법안 414 

통과를 보류하였으며 시카고의 경우 6개월 생분해는 예외 조항으로하여 규제를 추진 중이다. 415 

 416 

5.3 일본 417 



일본의 경우 1991년 재활용법을 제정하여 사업자,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을 418 

표시하고 분해가 쉬운 재질사용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로서 419 

일회용품 사용자제와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420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의무화 했다[20,21]. 421 

 422 

5.4 독일 423 

독일의 Kassel, Bonn 등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난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에 kg당 424 

3DM의 폐기물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지방소비세, 425 

패스트푸드 포장세를 부과하기도 하며[18], 일회용 봉투는 보통제품의 경우 유상 판매 중이다. 426 

한편, 생분해성 친환경 논란으로 생분해 제품 지원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427 

 428 

5.5 유럽 429 

이탈리아의 경우 쇼핑백과 플라스틱 병에 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1999년부터 의무화하였고, 430 

2011년부터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431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합성수지∙종이 쇼핑백, 1회용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432 

영국의 경우 2006년부터 환경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봉투의 재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433 

프랑스는 2016년부터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생분해 플라스틱 봉투와 434 

종이봉투만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20,21]. 또한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컵과 접시의 사용을 435 

전면 금지하며 일회용 식기류를 만들 때 재료의 50%는 집에서 퇴비로 쓸 수 있는 생물학적 436 

원료로 만들어야 한다. 2025년부터 이 비율은 60%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EU는 2020년부터 437 



플라스틱 폐기물의 매립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438 

 439 

5.6 중국 440 

중국은 1998년 9월부터 열차, 여객선 등에서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441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정부에서 442 

구입하는 모든 제품을 환경친화형 제품으로 구입 의무화를 결정하였고 같은 해 7월 일회용 443 

비닐봉투의 사용을 규제하였다. 444 

 445 

5.7 대만 446 

대만의 경우 식품 접객업소에 재활용 장려 및 플라스틱 사용의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447 

2002년에는 식당, 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패스트푸드 점을 포함한 약 75,000여 시설에서 448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배포와 일회용 식기류의 사용을 금지하였다[18]. 또한 2014년에는 마트와 449 

편의점을 중심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일회성, 멜라민 450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2016년에는 대만 북부지역 282개 학교, 관공서, 대학병원, 동물원 등 451 

공공시설에서의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452 

 453 

5.8 멕시코 454 

멕시코는 최근 고체쓰레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 플라스틱 봉지 생산 시 최소 10% 455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09년 8월 19일부터 무료로 플라스틱 456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생분해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경우 아직은 사용할 것을 457 



권고하는 개정안만 공포된 상태이다[18]. 458 

 459 

5.9 중동 460 

카타르는 2009년 음식점에 플라스틱, 스티로폼 용기, 인쇄된 종이류 사용을 금지하고 2013년 461 

4월 발포 플라스틱, 코르크제 컵도 사용을 금지시켰다. UAE는 2014년 1월 1일자로 일반 플라스틱 462 

수입 및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15개 제품군에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만 사용하도록 463 

하였다[20,21]. 464 

 465 

5.10 모로코 466 

모로코는 2016년 7월부터 비닐봉지 국내 사용, 생산, 판매, 수입, 수출 전면 금지법(모로코 법 467 

제 77-15호)을 시행하여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일반 매장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보냉 468 

및 보온용 봉투를 포함하며, 해당 법을 위반하여 비닐봉지 생산 시 최대 10만유로, 사용 및 판매 469 

시 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470 

이에 반해 2010년 7월 6일 발표된 모로코 법 제 22-10호에 근거할 경우, 생분해성 비닐봉지는 471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 및 재활용 472 

소재를 활용한 장바구니에 대한 생산의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해당 장바구니는 473 

대형마트 및 수퍼마켓 등에 판매를 권장할 예정이다. 474 

한편, 산업용 비닐봉지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및 포장하는 공장에서 판매를 위한 해당 475 

제품의 포장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일반 쓰레기봉투는 예외로 하며, 농업용 비닐봉지의 476 

경우 농업 현장에서 생산, 작업, 보관,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77 



모로코는 2016년 7월 이후 과일, 야채, 육류, 생선 등의 선택 및 구입을 위한 비닐봉지를 478 

종이봉투로 대체하였으며,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쇼핑용 소형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고, 479 

부직포 재질의 소형 쇼핑봉투(약 0.1달러) 및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 가방(약 0.5달러)을 판매하고 480 

있다. 48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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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ertification marks of biodegradable plastics[18]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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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ertification marks of attesting compostability[22]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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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ertification marks of oxo-biodegradable plastics[9]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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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Figure 4. Singapore Certification marks of oxo-biodegradable plastics.(Before/After)[18]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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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ertification marks of bio based plastics.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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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Table 1. List of items selected in UAE[12] 629 

No Items 

1 All Carrier bags (including shopping bags, garbage bags, garment bags, and any disposable bags) 

2 Courier and Security bags 

3 Mailing Order bags (Magazines and Newspapers Bags) 

4 Disposable Cutlery such as plastic plate and plastic cups  

5 Bubble Wrap & Cushioning Packaging 

6 Plastic Wrap  

7 Overwrap Packaging 

8 Stretch Film 

9 Cling Flm 

10 Shrink Film 

11 Plastic Liner for Cartons  

12 

Personal care products made of plastic materials such as gloves, shoe covers, aprons and any 

disposable personal care products 

13 Plastic bags for seedlings  

14 Polyethylene Sheets in Rolls such as table covers 



15 Bags used packaging Bread, Nuts, sweets and all bakery items 

 630 

Table 2. Manufacturers registered in UAE[12] 631 

 632 

 633 

 634 

 635 

No Company 

1 Symphony Environmental Technologies Plc 

2 Wells Plastic Ltd 

3 Willow Ridge Plastics Bin Hilal Enterprises 

4 REDA INDUSTRIAL MATERIALS 

5 EnerPlastics L.L.C. 

6 KAUKAWALA GENERAL TRADING FZC. 

7 ADD-X BIOTECH (Sweden) 

8 Rakha Al-Khaleej International L.L.C 

 

Bio Polymer Co., Ltd. (Korea) 



 636 

 637 

Table 3. Test methods of bio plastics[10-19] 638 

Division Biodegradable plastics Oxo-Biodegradable plastics Bio-based plastics 

Organization 

- Test method 

- Geographical value 

European Bioplastics 

- EN 13432, ASTM D 6400, etc.  

- Germany, Netherland, Switzerland, 

Poland and the UK 

Vinçotte 

- EN 13432 

- Belgium, France, Italy, Spain and 

the UK 

DIN CERTCO 

- EN 13432, ASTM D 6400,  

EN 14995, ISO 17088 and AS 4736 

BPI 

- ASTM D 6400 and ASTM D 6868 

- USA and Canada 

JBPA 

ESMA 

- UAE S 5009 

- UAE 

OPA 

- BS8472 

- The UK 

SITIC 

- SPCR 141 

- Sweden 

Biosystems America 

- ASTM D 6954 

- USA 

 

SGLS 

- ASTM D 5208, EN 13432, 

USDA 

- ASTM D 6866 

- USA 

JBPA 

- ASTM D 6866 

- Japan 

Vincotte 

- ASTM D 6866 

- Belgium 

DIN CERTCO 

- CEN/TR 15932,  

ASTM D 6866 

- Germany 

KBMP 

- KBMP 0107,  



- Green PLA certification scheme 

- Japan 

ABA 

- AS 4736 

- Australia and New Zealand Etc. 

OECD 207 

- Singapore 

KBMP 

- KBMP OBP-001 

- Korea 

ASTM D 6866 

- Korea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Table 4.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oxo-degradable plastics[14-18] 650 

Division Oxidative degradation Degradation Environmental safety 

ASTM D 

6954 

(USA) 

Material characteristics: 

- 5% or less elongation at break 

- Average molecular weight of 5,000 or 

less 

Biodegradation: 

- 60% for homopolymers 

- 90% for heteropolymers 

Disintegration: 

Not included 

Heavy metals: 

The untreated material may not  

exceed the heavy metal limits 

as prescribed by the EPA 

Toxicity: 

No requirements 

UAE.S 5009 

(UAE) 

Material characteristics: 

- 5% or less elongation at break 

- Average molecular weight of < 5,000 

- Gel fraction of < 5% within 4 weeks 

Biodegradation: 

- 60% biodegradation 

within 6 months 

Disintegration: 

Not included 

Heavy metals: 

The untreated material may not 

exceed the heavy metal limits 

as prescribed by EN 13432  

Toxicity: 

Not included 

BS 8472 

(The UK) 

Material characteristics: 

Material must break or fragment after  

embrittlement testing 

Biodegradation: 

No requirements 

Disintegration: 

Not included 

Heavy metals: 

Not included 

Toxicity: 

No requirements 

SPCR 141 

(Sweden) 

Material characteristics: 

- 5% or less elongation at break 

- Average molecular weight of < 10,000 

Biodegradation: 

- 60% for homopolymers 

- 90% for heteropolymers 

Heavy metals: 

The untreated material may not 

exceed the heavy metal limits 



- Gel fraction of < 10% within 4 weeks in 

case of thermal peroxidation at 70°C 

within 24 months 

Disintegration: 

- 90% disintegration 

within 24 months 

as prescribed by EN 13432 

Toxicity: 

90% germination and biomass 

yield with plants compared to 

the control 

KBMP OBP-

001 

(Korea) 

Material characteristics: 

- 5% or less elongation at break 

- Average molecular weight of < 5,000 

- Gel fraction of < 5% 

- Whether to generate Carbonyl Group 

- Biomass contents >25% 

* can choose 1 of gel, carbonyl, biomass. 

Biodegradation: 

- 30% biodegradation 

within 45days 

Disintegration: 

Not included 

Heavy metals: 

The untreated material may not 

exceed the heavy metal limits as  

prescribed by EPA  

Toxicity: 

Not included 

 651 

 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