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과제 일반과제 과제번호( ), ( ) : 106019-03∎

자생 생강나무를 이용한 웰빙 기능성 신소재 및 식품 개발

(Development of food and a promising functional food material
using Lindera obtusiloba BL.)

제 세부 생강나무 잎차 및 천연혼합음료 개발1 :
(Development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tea and natural mixture beverage)

제 세부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안전성 검증2 : ,․ 생리활성

물질의 정제 및 구조분석

(Validation of functionality and safety utilizing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and its structure analysis )

제 협동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효과 검색 및1 :
분자생물학적 기전연구

(The whitening effects and molecular biology mechanism studies

through the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s)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1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자생 생강나무를 이용한 웰빙 기능성 신소재 및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2009 04 24

주관연구기관명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이 광 원：

세부연구책임자 박 권 우1 ：

연 구 원 박 성 옥：

연 구 원 김 준 홍：

연 구 원 목 민 균：

세부연구책임자 이 광 원2 ：

연 구 원 이 현 순：

연 구 원 홍 충 의：

연 구 원 구 윤 창：

연 구 원 남 미 현：

연 구 원 이 현 아：

협동연구기관명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동연구책임자 정 세 영：



- 2 -

요 약 문

자생 생강나무를 이용한 웰빙 기능성 신소재 및 식품 개발< >

제 세부 고려대 박권우 교수팀1 :

제목.Ⅰ
생강나무 잎차 및 천연 혼합음료 개발

연구 목적.Ⅱ
우리나라의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고유방향성 자생 식물자원인 생강나무의 이용가치 높일

수 있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생강나무의 지역적인 방향성 성분분석 가용 부위별 방향성,
기능성 성분분석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잎의 저장성 건조법 추출법을 실시하여 농, ,
가의 신소득원과 함께소비자의 이용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차 제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Ⅲ
생강나무를 개 지역에서 채취하여 정유를 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채취한 생강나무11 SDE ,
의 가용 부위별 정유함량 및 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채취시기별 유효성분함량의 변화 생강. ,
나무와 생강향이 나는 생강을 정유를 추출하여서 를 이용 분석하였다GC/MSD .
생강나무 잎이 저장은 를 이용해서 등 총MA PE(30 , 60 ), PP(30 , 60 ) 5, 10, 15, 25㎛ ㎛ ㎛ ㎛ ℃
수준으로 처리하여 시험하였고 생강나무의 잎을 장기저장해서 이용하기 위한 건조방법으로16 ,

방법을 처리하였다 또한 정유추출방법에 따른 정유sun dry, shade dry, oven dry, freeze dry .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순수 수증기 증류법 과 수증기 연속추출법 법을 실시하였다TDE( ) SDE( ) .
생강나무 잎 및 꽃차 개발을 위해 열풍건조방법 동결건조방법 및 찐 후 덖음방법 세가지 방,
법으로 생강나무잎차를 제조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혼합음료 개발을 위해 로즈매리와 생.
강나무를 향 맛 색 및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판매되는 생강차와, , .
제조한 생강나무 차를 관능검사를 비교조사하였다.

연구 결과.Ⅳ
전국 개 지역에서 채취한 생강나무의 분석에서 정유성분은 지역간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11 .
나 전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여 최적의 자생군락지역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잎의 최, .
적 채취시기는 월이었고 년생 어린가지를 월에 채취시 특히 정유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8 , 1 8 9～
타났다 생강나무 잎의 최적 저장 조건은 였으며 동결건조 음건 양건등 건조. MA PE 60 , 5 , , ,㎛ ℃
방법에 따라 구성성분은 변화가 거의 없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수증기 연속추출법이 가장 적합.
한 오일추출 방법임을 확인했다 생강나무 잎을 가지고 소비자 이용증대를 위해서 잎차와 꽃차.
제조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열풍건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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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용계획.Ⅴ
생강나무의 생리활성 소재를 파악하고 잎의 저장법 확립을 통한 자생식물의 이용확대가MA
예상되며 또한 자생식물의 건조와 차 제조에 따른 선호도 파악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강나무 잎과 꽃을 이용한 차 시제품 개발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 세부 고려대 이광원 교수팀2 :

제목.Ⅰ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안전성 검증 생리활성 물질의 정제 및 구조분석,․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전 세계적으로 현대 의학을 보완하는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소재의 의약 대체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천연식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천연 식물들의 우수한 기능성 때문에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식물들이 어떠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는지 그러한 기능을 하는 물질들이 무엇이지 그와 더불어 기능을 가지는 물질들이 사람, ,
들이 섭취하였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 과제의 구성팀은 후보.
식물로서의 생강나무에 대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그러한 활성을 나타내는 물

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본 연구의 목적은 생강나무 추출물의 기능성안전성 검증 생리활성 물질의 규명이다 기능, .․
성은 1. tert-butyl-hydroperoxide(t 로 간세포 또는 랫드에 직접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BHP)
여 간보호 효과 연구 과 으로 랫드에 직접 당뇨를 유발하, 2. Glycation inhibition streptozotocin
여 항당뇨 항당뇨합병증 효과 연구 로/ in vitro, in vivo에서 검증을 한다 안전성 검증은 단회.
투여 독성과 일 반복투여 독성의 일반독성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기능원인14 .
물질의 규명은 유기용매 분리법과 분리법을 통하여 단일물질로 정제하고 이 단일물질column ,
에 대해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물질인 규명한다NMR .

연구개발 결과.Ⅳ
생강나무잎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분리한 에틸아세테이트 층이 간세포에 산화스트레스70%
를 유발한 분석에서 다른 유기용매 층에 비해 가장 높은 셀 생존율을 보였다MTT . In vitro
기능성 검증에서 간기능 보호능과 관련하여 에틸아세테이트 층이 DPPH radical scavenging,

분석 분석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또한FRAP , TBARS . glycation
저해 시험결과 로 사용한 보다 더 높은 항당뇨합변증 효과positive control aminoguanidine (500

를 나타냈다 랫드를 이용한 간기능 보호와 항당뇨의ug/ml) . in vivo 기능성 검증에서 또한 in
vitro와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간기능보호와 항당뇨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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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임상의 안전성 검증으로서 단회투여 독성과 일 반복투여 독성의 일반독성 시험결과 생. 14
강나무잎 에탄올 추출물은 식약청에서 고시하는 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도 아70% 2000mg/kg
무런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검증하여 안전한 물질임을 확인했다 또한 생강나무잎에서 이.
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 분리 정제를 거쳐 분석을 한 결과NMR・ quercetin-3-O-α

와-rhamnoside(quercitrin) kaempferol-3-O 임을 규명하였다- -rhamnoside(afzelin) .α

연구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Ⅴ
우리는 차년도에 시행했던 항당뇨합병증에 관한 연구의 이론을 기초로1 “Advanced

의 제목으로Glycation Endproduct-induced Diabetic Complications” “Food Sci. Biotechnol.
에 논문 게재 하였다 또한 지금 생강나무잎에서 분리Vol. 17, No. 6, pp. 1131 1138 (2008) .～

한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논문 투고 중이며 이 외에도 본 과제를 통해 나온 안전성 결,
과를 논문에 투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생강나무잎의 활성물질인. 과 에 대해서quercitrin afzelin
도 물질 특허를 준비 중이다.
향후 생강나무잎의 다른 여러 가지 기능성과 안전성을 심화검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건강기능식품 소재 등록 또는 제품화를 한다면 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더불,
어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다.

제 협동 경희대 정세영 교수팀1 :

제 목.Ⅰ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효과 검색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연구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뛰어난 효능 뿐 아니라.
소재의 안전성 및 저자극의 천연 소재의 개발이 시급함.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Ⅲ
생강나무 추출물의 에서의 항산화 활성 및 미백효과를 검색하고 동물모델을in vitro system ,
이용한 조사에 의해 생성된 멜라닌에 대한 생강나무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멜UVB
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을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증명하고자 함proteins expression .

연구개발결과.Ⅳ
생강나무 잎과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은 뛰어나지는 않지만 활성산소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생강나무 잎 추출물의 과 동물모델 를 이용한 미백효과, B16 melanoma F10 cells C57BL/6
검색에서는 뛰어난 멜라닌 합성 저해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동물모델 에/ . , system
서는 중용량 과 고용량 에서 각각 양성대조군인 과(80 / ) (120 / ) ascorbic acid 70 /㎎ ㎏ ㎎ ㎏ ㎎ ㎏
비슷하거나 또는 더 뛰어난 멜라닌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음 이러한 미백효과는 생강나무 잎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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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에 의해 유도된 이 와 를 시킴으ERK pathway signaling MITF tyrosinase down-regulation
로써 멜라닌의 생성을 저해함을 증명할 수 있었음.

연구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Ⅴ
과 동물모델 를 이용한 미백효과 결과에 대한 특허 생강나B16 melanoma F10 cell C57BL/6 “

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개선용 조성물 이 출원 중에 있음 생강나무 추출” .
물에 대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또는 기능성식품으로의 상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안전성 확보와

저자극성 천연 소재에 대한 소비 욕구와 맞물려 수익 창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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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Development of food and a promising functional food material using
Lindera obtusiloba BL. >

PART 1: Korea Univ. Team of Park, Kuen-Woo

. The Title of the studyⅠ

Development of Lindera obtusiloba B1. leaf tea and natural mixture beverage.

. The purpose of the studyⅡ

Lindera obtusiloba Bl. is distributed in all mountains in Korea. it is the unique fragrant native

plant resources. The fragrant components in the regions and plant organs were analyzed. And a

process of manufacture of Lindera obtusiloba tea was studied for storage quality, dry method and

extract method. This study was expected by the creation of new income, increase of consumer use

and promotion of health of a nation

. The content and the scope of the studyⅢ

The essential oil of Lindera obtusiloba in the regions was extracted by SDE method, and

analyzed contents and components of the essential oil of plant organs. The change of essential oil

contents of useful component were analyzed. The essential oil of ginger and Lindera obtusiloba

were analyzed by GC/MSD. Compared condition combination were PE(30 , 60 ), PP(30 , 60 )㎛ ㎛ ㎛ ㎛

at 5, 10, 15 and 25 for MA-Storage of℃ Lindera obtusiloba leaf. Methods of sun dry, shade dry,

oven dry and freeze dry were compared to find long term storage condition. The essential oil

contents were analyzed by TDE and SDE. For development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and

flower tea, Lindera obtusiloba tea were manufactured by oven dry, freeze dry and roasted tea after

steaming.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s were analyzed. For the development

mixture beverage, sensory evaluation of mixture between Lindera obtusiloba leaf tea extract(LTE)

and rosemary tea extract(RTE) were analyzed. And sensory evaluation of the Lindera obtusiloba leaf

tea, ginger tea, and ginger tea product were analyzed.

. The resultⅣ

The essential oil contents of Lindera obtusiloba were shown highest in Chun-Ju region, annual

branch, and period of August to September. The optimal MA-storage condition was shown at 5 ,℃

PE 60 . No change component by dry methods. the traditional steam distillation/extraction(TDE)㎛

was the best method of oil extraction. The processing method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and

flower tea was established. The oven dry method was estimated to the b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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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comeⅤ of the study and further plans

To find physiologically active substance of Lindera obtusiloba and increase of native plant use

through establish of leaf MA-storage. To create new consuming market was expected by palatability

research about dry method and tea processing. and increase of farmer's income was expected by

development of tea product to use Lindera obtusiloba leaf and flower.

PART 2: Korea Univ. Team of Lee, Kwang-Won

. The Title of the StudyⅠ
Validation of functionality and safety utilizing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and its

structure analysis.

. The Purpose of the StudyⅡ
As an alternative medical science which complements contemporary medical science is getting

attention globally, alternative medicines made of natural substances with less side-effects come into

the spotlight. Among those, natural plants are dominant due to the fact that utility value as

medicine or functional food is gradually increasing based on its outstanding functionality. However,

it is yet to be proven that what sort of physiological vitalization function the plants contain, what

kind of materials actually function and whether it would be safe or not if people ingest. In this

regard, our team of study is to testify the functionality and safety of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as a candidate plant and to investigate the substances for physiological vitalization.

. The Content and the Scope of the StudyⅢ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ify the functionality and safety of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as a candidate plant and to investigate the substances for physiological vitalization.

1.study of protective effect for liver by inducing oxidation stress on an interstitial cell or rat with

tert-butyl-hydroperoxide(t-BHP), 2.study of anti-diabetes complication effect with Glycation inhibition

and streptozotocin by directly inducing diabetes on rat in vitro and in vivo. Safety test is conducted

based on normal toxicity evaluations which comprises of one-time injection toxicity and 14-days

repeating injection toxicity. Finally, substances for functional sources are investigated by NMR

analysis after refining single substance through organic solvent separation method and column

separation method.

. The resultⅣ
EtOAc layer of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showed MTT assay shows utmost

vitalization level. When it comes to functional test of in vitro, EtOAc layer had antioxidant activity

on DPPH radical scavenging, FRAP assay, TBARS assay dose-dependently with respect to protective

effect of liver. In addition, according to result of glycation inhibition experiment, it reveal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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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ious in anti-diabetes/anti-diabetes complication effect(500ug/ml) than aminoguanidine used as

positive control. It is also investigated that there is improvement in liver function and diabetes

dependant on concentration, which is identified in test for liver protection function using rat and in

vivo function test similar to in vitro. In accordance with normal toxicity evaluations comprised of

one-time injection toxicity and 14-days repeating injection toxicity as a mean of safety test,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is identified not to induce any toxicity even at higher

concentration level than 2000mg/kg that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notices. Moreover,

quercetin-3-O- -rhamnoside(quercitrin) and a kaempferol-3-α O- -rhamnoside(afzelin)α are confirmed to

be substances from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based on the result of NMR analysis

through separation and refining.

. The Outcome of the Study and Further PlansⅤ
Based on the theory of anti-diabetes complication conducted in first year, we have published

thesis paper with title of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induced Diabetic Complications”.

Additionally, we are now contributing a thesis paper associated with the antioxidation effect of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and the result of safety test derived from this study will be

also contributed. Moreover, vitalizing substances of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quercitrin and afzelin, are being prepared to apply for a patent.

If various functions and safety of leaf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L are testified and

registered as a health care food based on the result of study, it will generate added value in

agricultural industry and enhance national competency.

PART 3: Kyung-Hee Univ. Team of Chung, Se-young

. The Title of the StudyⅠ
The whitening effects and molecular biology mechanism studies through the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s.

. The Purpose of the StudyⅡ
Consumer desire increase to make quality of life better, the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and

an aging society cause consumption of whitening functional cosmetics. So it is urgent for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s, has excellent effects and safety.

. The Content and the Scope of the StudyⅢ
This study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70 % ethyl alcohol leaf and branch extracts

of Lindera obtusiloba BL. that on reactive oxygen species scavenging activity and inhibition of

melanogenesis. The observed that whitening effects of leaf extract on melanin synthesis from

UVB-induced pigmentation in C57BL/6 mice and improved that melanogenesis related protein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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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Ⅳ
Leaf and branch extracts from Lindera obtusiloba BL. showed had scavenging activities on

DPPH radical, superoxide anion radicals, and hydroxyl radical dose-dependently. Also, leaf extract

inhibited products of melanins in B16 melanoma cells and in vivo test. Especially, in vivo system,

at the dose of 80, 120 mg/kg has whitening effects dose-dependently than that of ascorbic acid 70

mg/k, positive control. Also investigated as to whether ERK activation by leaf extract is related to

MITF and tyrosinase down-regulation.

. The Outcome of the Study and Further PlansⅤ
We patent applied for " The whitening and wrinkle improvement compositions conta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extract" on B16 melanoma F10 cells and using animal model. We are expected

to create of benefits about natural products, if commercialize into whitening cosmetic or health

functional food using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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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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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개발의 목적1
연구개발 최종목적 자생 생강나무를 이용한 웰빙 기능성 신소재 및 식품의 개발:

생강나무의 잎차 및

천연혼합음료 개발

� 부위별 수확량 측정 및 유용성분 에센션 오일 등 조( )
사를 통한 식품적 가치 연구

� 잎의 저장법 개발MA
� 가공용 생강나무 잎차 개발

� 가공용 생강나무 천연혼합음료개발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안전성 검증,․
생리활성 물질의 정제 및

구조분석

� 생강나무로부터 기능성분 추출

� 생강나무 추출물로부터 간기능 보호활성 당뇨당뇨합병, /
증 억제 기능성 및 안전성 검증

� 기능원인 물질의 정제 및 구조분석 연구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효과 검색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연구

� 배양한 사람 피부 세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강나무

추출재료의 미백효과 검색 (in vitro)
� 세포실험에서 가장 효능 경제성 수율이 우수한, , 재료

를 이용하여 를 이용한 미백효과brow guinea pig 검증

� 미백효과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

제 절 연구개발의 필요2 성

기술적 측면1.

�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BL. 는 황매목이라고도 불리는 녹나무과 낙엽관목으로 우리)
나라 전역에 널리 자생하고 있으며 잎을 따서 냄새를 맡으면 생강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
생강처럼 톡 쏘지 않고 아주 은은하면서도 산뜻한 냄새가 남.

� 봄철에 산에서 가장 먼저 노란꽃을 피우는 등 관상가치가 매우 뛰어나나 임목갱신을 위하

여 무분별하게 벌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경제 수종으로 개발하

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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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식물자원은 옛날부터 건강의 유지와 병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과학

적인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주요 식물별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향후 WTO
체제 및 협정에 따른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이를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자생 식FTA ,
물성 소재에서 조차 새로운 물질 소재생산과 이용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됨.

� 생강나무를 달인 것을 조금씩 마시면 두통 기침 복통 산후풍 등에 효과가 있어 민간에서는, , ,
이 나무를 기침약 해열약 산후조리용 보약으로 잎을 달여 먹기도 한 기록이 있음 또한 간장, , . 질

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황달에 머루덩굴 찔레나무 뿌리를 함께 달여 먹기,
도 하고 나무껍질은 삼참풍 이라 하여 생약으로 이용됨, ( ) .三鑽風

� 생강나무 씨는 예로부터 동백꽃이 자라지 않는 추운지방에서 최고급 기름을 짜는 데 사용

하였으므로 동백나무라고도 불리며 예로부터 민간요법에 사용되어 온 재료로서 타박상 어,
혈 멍들고 삔 데 등에 효력이 있는 약나무로 알려져 옴, .

� 가지에는 방향성 정유를 함유하고 있고 특징적 성분으로는 녹나무과의 나무들에 들어있는 캄,
파, 게피알데히드 피넨 등의 성분이 독특한 향과 매운맛을 내며, , geranyl acatate,

등이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음 종자에는L-phellandrene . linderic acid, tsudzuic acid,
등을 함유하고 있음geranyl acatate, L-phellandrene .

� 이와 같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나 생강나무의 상업적 이용은 거의 시도된 바 없음.

� 자생 생강나무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에 들어 있는 독특한 향과 특수 기능성 물질의, , , ,
추출과 그 기능성 및 안전성과 그 구조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진은 생강나무 엽의 열수 및 메탄올 추출물에서 간세포보호활성이 유의적으로 관찰

됨을 일차 간세포 배양시스템에서 예비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항산화 효과와 항글라이.
케이션 효과도 확인하였음.

� 년 월부터 전면 시행된 건강기능 식품법에 따르면 기능성안전성 부여에 대한 원천2004 1 ․
연구 및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 임상단계 기능성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물성, ․
가공 소재로 산업화를 시도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식물을 이용한 제품개발과 농업발

전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천연식물의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원료는 효과와 제품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날로 각광 받고

있는데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통해 천연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원료의 효과와 안정

성을 확보함으로써 화장품 업계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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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에 관한 삶의 방식이 유행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한 소비자의Well-being
욕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화에 대한 정서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또는 노화의 생리적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능한 젊음을 유지하려는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것 에 대한 정서가 사successful ageing ( )
회 전반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더불어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건.
강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화장품 업계 역시,

및'Cosmeceuticals' ('cosmetic'+'pharmaceuticals') 'Neutraceuticals','Beauty supplement'
등의 기능성 화장품 및 식이 화장품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똑똑해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소재의 조건

은 물론 그 효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함, .

경제 산업적 측면2. ⋅

� 웰빙시대를 맞아 아로마테라피 및 화장품용도 미용기능식품 음용차 식품첨가 소재 등을, , ,
개발 및 상용화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서 농민의 안정적인 고소득을 확보하기위

한 차별화 작업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경쟁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고 아울러 국내 전역에 다량 서식하나 현재까지 크

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생강나무 꽃 엽 열매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소재, ,
를 개발 및 생산함으로서 부존자원을 이용한 산간지역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빙 식품에 대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 산업적 추세에 맞는 제품화 개발이 충분히 가능함.

�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숙하고 있

고 년 조원 시장규모 예상 기능(2005 4 ) 성과 안전성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

는 업체의 경우 향후 형성되는 시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됨.

� 최근 각광받는 농업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경제적으로 국내 어느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강나

무를 원료로 식품산업에 유용한 웰빙 기능성 첨가물 소재의 개발 미용기능식품 음용차를, ,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먹는 화장품 는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매년 의 성장을 기록 중이며“Beauty Food" 20% ,
미국에서는 년 약 억달러로 추정되는 영양보조제 시장의 를 차지함2004 12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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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생활습관성질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급등.
- 일례로 당뇨병의 경우 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최소 명당 명이 당뇨병으로 사망WHO 20 1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은 국가 보건예산의 간접적인 비용은 그2.5 15 %, 5～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억 불 조원1,300 (150 )
로 추정됨.

- 국내에서도 당뇨병 관련 의료비 지출은 연간 조 천 억원을 상회하며 국가 경쟁력 손실1 3
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

� 생활습관성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식품시장의 확대.
- 미국의 각종 질환관련 건강기능 식품시장은 년 억불에서 년 억불의 높은97 650 2000 1380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년도에는 년 대비 배 이상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2005 97 10
고 있음 질환관련 건강 기능식품 가운데 콜레스테롤 심장병 관련 상품은 년 대비. , 97 130
억불 정도로 전체 시장의 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은 기능성 식품 개념의 최초 도입20 % .
국으로 시장규모는 년도 억 엔으로 전년대비 성장2000 8,100 8 % .

- 우리나라도 기능성 식품 시장은 년부터 연간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99 10 %
년 전체 시장규모는 조 억 원 정도였으며 이는 최근 불고 있는 웰빙 열풍에2001 1 2,000

편승하여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장경원( 2003).
� 현대인의 미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천연물질을 이용한 웰빙 시장이 폭발적으로( )美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 산업적 추세에 맞는 제품화 개발이 충분히 가능함.

� 피부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매년 고급화 다양화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효과적인 소,
재의 개발이 매우 필수적임 급격한 시대 변화와 함께 대두되는 환경오염 역시 자외선 투과.
도의 증가 및 피부 손상을 유발하며 이러한 보고는 소비성 수요 뿐 아니라 건강 기능적 측,
면에서 새로운 소재 개발 연구가 매우 시급함을 알리고 있음.
사회 문화적 측면3. ⋅

� 의학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생활습관성 질환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
� 통계청이 년 월 일 발표한 년 생명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년도 기준 남성2004 12 20 '2002 ' 2002
의 평균 수명은 세로 전년의 세에 비해 년이 년 전 인 지난 년의 세에73.4 72.8 0.6 , 11 91 67.7
비해서는 년이 각각 높아졌으며 현재 한국의 평균수명은 남성 세 여성 세로 전5.6 73.4 , 80.4
체적으로는 세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됨77.0 .

� 그러나 순환기질환 등 생활습관성 질환의 사망률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로 세의 남성이45
위암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이나 뇌혈관 고혈압 심장병 등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사망할 확, , ,
률은 점차 증가하여 인 것으로 나타났음5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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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평균 수명의 증가 질병패턴의 변화와 함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생활패턴으

로 가고 있는 국민의 필요에 맞는 우수한 건강 기능 식품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식습관의 서구화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생활습관성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

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웰빙 산업이 많은 관심을 끌면서 건강관련 소재가 소

비자 계층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음.
� 농업기반의 상대적 상실로 인한 문제의 현실적인 대처방안으로 건강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차별화전략을 취하여 이를 구현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 전국에 널리 자생하는 생강나무를 이용하여 웰빙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생강나무 차를 상품

화 할 경우 사회 문화적 코드에 상응하는 시장성 높은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 성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웰빙 산업이 많은 관심을 끌면서 미에 관련된 소재가 소비자 계층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미백용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소득의 증가에 따른 시대적 요구

와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 증대와 맞물려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최근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복합적인 멀티 기능성 화장품 제품들은 매우. ,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화장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피부 기능성 소재가 첨가된, .
기능성 화장품은 단순 경피 흡수에 의해서 피부를 관리하던 기존 단순 화장품의 기능을 넘

어서 진피 이하 기저층까지 흡수되어 피부조직에 작용하는 성분의 작용이 필수적이며, 피부
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이를 볼 때 천연 소재는.
뛰어난 효능과 함께 소재의 안전성 및 저 자극성의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제 절 연구개발의 범위3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

타

� 자생 생강나무를 이용한 웰빙 기능성 신소재 및 식품 개발 에 초첨을“ ”
맞추고 있으므로, 국내 전역에 다량 서식하나 현재까지 크게 이용되

지 못하고 있는 생강나무 꽃 엽, 등을 이용하여 기능성안전성 부․
여에 대한 원천 연구 및 기술 을 확보하고 전 임상단계 기능성, ․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식물성 가공 소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소재를 개

발 및 생산함으로서 부존자원을 이용한 산간지역 농가소득에 획기

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산업화를 시도하면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이용한 제품개발과 농업발전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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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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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외 수준1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현재 생강나무에 대한 연구는 정유성분에 관한 것이 주이며 근래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활성물질에 대한 탐색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세계시장의 성격

안정성이 큼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시장규모

주시장 국가 또는 지역 미국 유럽 중국 등 아시아 전역1. ( ) , ,：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시장규모2.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년( 2006 )
예상 시장규모

년(2010 )
세 계 시 장 규 모 억원10,000 억원15,000
한 국 시 장 규 모 억원2,000 억원3,800
산출근거 화장품 전문지 기사 참조 한국시장은 매년 성장을 예상하여 산출함( 10% )＊ ：

�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방 미백 성분을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진행 중에 있지만 본 연

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생강나무 추출물에서 추출한 미백 성분을 이용하여 미백기능성 화

장품을 출시한 회사는 없는 상태임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한방 미백 성분을 이용하여 기능.
성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됨.

제 절 국내 수준2
� 우리나라의 차 재배면적은 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 을 재배하여93 98 1,128 ha 1,417
톤을 생산 재배 농가 수는 농가로 년에 비해 농가가 증가. 1,390 93 651 .

� 최근 차는 낮은 칼로리의 자연 건강음료로서 인식되고 있고 국민소득의 향상과 국민의 건,
강에 대한 욕구의 증대 등과 일치되어, 차의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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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차 소비는 년도에 국민 인 당 이던 것이 년에는 으로 늘어 매년92 1 10 g 97 30 g 20 30～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대로 계속 증가할 경우 년에는 국민 인 당 정도 소. 2002 1 100 g
비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커피의 수입량이 년 톤으로서 억 달러가 소비되어. '97 63,550 2
우리나라 총 농산물 수출액 억 달러의 을 차지하는 규모임10 1/5 .

� 다양한 차류의 개발로 수입대체는 물론 농가수입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강나무의 경우 동정에 관한 연구cytotoxic butanoid, furanolignan (Kwon HC, et al.),
에 관한 연구 외에 생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체계적인 연구를-lactoneγ

할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생강나무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기술개발 상품개발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시기적절한 연구로 기능성 안전성이 검증된 부가가치 높은 상품,
을 개발 할 수 있음.

�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원료와 농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1.
구분 성분명 특성 함량

1 닥나무추출물 카지놀 F 2%
2 알부틴 천연합성, 2%
3 에칠아스코빌에텔 비타민 유도체C 2%
4 유용성감초추출물

글라브리딘

일본개발 이상( )35% 0.05%
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비타민 당 유도체C 2%
6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비타민 유도체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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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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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제 세부 생강나무 잎차 및 천연혼합음료 개발1 : 1
고려대 박권우 교수팀( )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Blume var. obtusiloba 는 녹나무과) (Lauraceae) 생강나무속,
(Lindera 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동식물속에는 털조장나무Thunb.) (L. sericea 뇌Blume),
성목(L. angustifolia Cheng var. globara 비목나무T. Lee), (L. erythrocarpa 감태나Makino),
무 백동백( , L. glauce 가 있으며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분포하며 수고가Blume) (Lee, 2003), , ,

에 이른다 지방명으로 아귀나무 개동백나무 아구사리 동박나무로 불리기도 한다 이른3-6m . , , , .
봄 월 잎이 나오기 전 작은 황색의 꽃이 모여 피는 식물로서 잎은 호생하며 끝이 날카로우며(3 )
줄기의 명료한 맥이 있다 과실은 장과로 가을에 붉은 흑색으로 익는다 가지를 꺾으면 생강3 . .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부인들이 머릿기름으로 사용되어 동백나무, ,
일찍 꽃이 피기 때문에 매화나무로 불리고 있으며 생약으로의 이용은 주로 수피를 사용하며,
단향매( ,檀香梅 Linderae obtusilobae 라 한다 생강나무와 같은 녹나무과의 녹차는 노Cortex) .
화방지 항암 독소제거 항균 혈당강하 혈압강하 혈중콜레스테롤 저하 및 치매 예방 등의 다, , , , , ,
양한 효능이 있는 약리적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녹차의 향기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이 에 분해되어lipoxygenase C6-alcohols, C6 등의 신선한 풀향-aldehydes (grassy,

과 와 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생성하는greenish) terpenes terpenoid glycosides monoterpene
등의 향긋한 꽃향 그리고 의 산화반응 등으로alcohols, aromatic alcohols (floral), carotenoid

생성되는 미량의 달콤한 향 의 특성을 가진다 녹차의 떫은맛을 내는 일종(sweet, fruity, floral) .
의 계통의 성분이 입맛을 돋우어 주므로 기호성이 뛰어나 기호식품으로 오polyphenol tannin
랜 음용의 역사와 함께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져 왔다 식물이 향기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곳을 정유 샘이라고 하며 이 정유샘 안의 정유는 대부분 잎의 뒷면에 많( )精油

이 분포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화합물을 가지고 있어 각 식물의 고유의 향기를 낸다 생강과, .
생강나무의 정유 성분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둘 다 과 이라는 성, -eudesmol phellandreneβ
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생강냄새는 이런 성분들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생, .
강 맛은 위에서 언급한 성분 외에도 여러 성분이 복합하여 만들어 지나 생강나무에서 꼭 생강,
맛이 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생강나무 차나무 등의 녹나무과 식물은 식물전체에 정유 성분을. ,
함유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 방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 방향성 식물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로써 이용가치가 뛰

어난 방향성 자생식물인 생강나무 잎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성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생

하는 생강나무의 정유함량을 분석하고 이용가능한 부위별 에센셜 오일의 성분 분석 및 친숙한,
향의 추출방법 건조방법 저장방법을 최적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증대를 기할 수 있는 차, ,
제조에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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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부위별 식품적 가치 연구1.

가 부위별 수확량 측정 및 유용성분 등 조사. (essential oil )

시험방법(1)

가 지역별 정유량 변화 및 차이조사( )
지역별 정유 함량 및 성분조사를 위하여 생강나무의 지역별 채취는 기후에 의한 생태 권역

을 기준으로 생육지역을 예측하여 곳의 지역을 선발 하였다 선발 지역은 차적으로 인공조11 . 1
림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연림의 형상을 갖추고 인근 도시 또는 대형 도로 등의,
환경 영향이 최대한 적게 미치는 지역을 선발하였다.
각 채취지역은 우리나라의 산맥형태가 동쪽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형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산맥은 식물이 이동하기에 다소 어려운 조건의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산맥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후대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남해와 동해를 흐르는

난류의 영향으로 남부해안일대와 동부 해안지역은 아열대의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며 중부지역

을 중심으로 자형의 기후 분포를 만들어 낸다U .1)
주요 채취 지역은 다음의 과 같다Table 1 .

Table 1. Collected regions and location data.

Abbreviation Region Latitude Longitude

W Wonju 37°35.151 127°01.612

R Gangneung 37°44.868 128°00.732

U Uljin 36°52.807 129°24.960

P Pohang 36°00.122 129°17.381

B Busan 35°15.311 129°04.989

S Suncheon 34°57.811 127°30.742

M Mokpo 34°51.823 126°28.035

K Gwangju 35°10.743 126°56.779

J Jeonju 35°46.521 127°01.387

D Daejeon 36°14.942 127°16.161

C Cheonan 36°47.391 127°12.364

나 의 추출( ) Essential oil
의 추출Essential oil 2)은 수증기 연속 추출방법(SDE, Simultaneous stem
으로 추출하였다 각각의 채취된 잎은 시간동안 연속 추출하였으distillation/extraction) (Fig. 1). 3

며 생체 시료는 을 사용하였고 의 증류수를 적용하였다 가열기로는 전기 멘틀을 사용, 100g 4L .
하였다 회 추출 후 세척과정을 시간동한 실시하여 샘플간의 영향을 줄였다 추. 1 essential oil 2 .
출용매로는 를 사용하였으며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온diethyl ether(J.T.Baker, Mexico, 99.9%)
도를 조절하였다 제습제로 를 사용하였고 후. magnasium sulfate anhydrous , over night rotary

로 감압 농축하여 최종적으로 정유 성분을 분evaporater(EYERA. Tokyo Rikakikai Co, LTD)
리하였다 이것을 정량하여 정유 수율을 측정하였으며 분석에 적용하였다. , GC/M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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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 GC/MSD
의 성분 분석을 위하여 는 를 사용하였으며Essential oil GC agilent 6890N(Agilent, U.S.A.) ,

는 를 사용하였다 는 였으며MSD agilent 5975MSD . Inlet temp. 230 spliness mode , carrier gas℃
는 는 였다 조건은 는 분간 유지하고He, flow ratio 69.1mL/min . Oven innitial temp. 50 , 5℃

는 으로 조정하였다 컬럼은final temp. 230 , 5 /10min . agilent INNOWax polyethylene℃ ℃
를 사용하였다glycol(30.0m×250 m×0.25 m) .μ μ

Fig. 1. Nickerson and Likens SDE(Simultaneous stem distillation/extraction) apparatus and using

extract system of this study.

연구 결과 및 고찰(2)
지역별 정유 성분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역적으로 생강나무의 정유 수율을 전주 지역이 의 수율을 보여 가장 높은 수율을 나0.12%
타내었다 전주 지역에서는 특히 자생 생강나무의 경우 키가 를 넘지 않는다고 하(Fig. 2). 3m
였는데3) 실제 채취지역 전체에서 초장이 이내의 개체만을 발견하였으나 전주 지역에서만3m
유일하게 이상의 초장을 가지는 개체의 군락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강나무의5m .
자생지의 최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전후 조림사업에 의하여 자생지 자체가 급격하

게 감소한 후 다시 개체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 대전 천안 지역에서 의 수율을 나타내 비교적 다른 지역, , 0.09%
에 비하여 높은 정유 함량을 보이며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 지역은 목포 포항 원주 등으로, ,

수준의 수율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생강나무의 자생지 연평균 온도 분포가 분0.06% . 15-13℃
포 지역으로 나타난 곳은 비교적 낮은 정유 함량을 보이며 그 이외의 온도 지역은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생강나무의 자생지가 한국 전 지역이나 온대지역이라고 할(Fig. 2). ,
수 있는 중부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정유 함량을 보이고 아열대성에 가까운 남부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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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함량이 낮았으며 원주와 같이 부위 이상 최한월 평균기온 이하 최난월 평균기, 40° -3℃
온 이상인 아한대 지역에 속하는 중부 이북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함량을 보여 생강나무10℃
자체가 온대 지방 특산 식물의 특징을 갖는다고 사료되었다 지료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부.
산 순천 목포의 자생지에서는 유관적인 관찰로 중부 내륙지역에 비하여 나무 자체의 수세가, ,
약하고 개체수가 적으며 수령이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위, .
의 결과를 통하여 생강나무의 생육 적지가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남부 지역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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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ollected regions on the essential oil

contents of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W:Wonju, R:Gangneung, U:Uljin, P:Pohang, B:Busan,

S:Suncheon, M:Mokpo, J:Jeonju, K:Gwangju, D:Daejeon,

C:Cheonan

Vertical bars represent ±S.E.(n=3)

생강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의 분석 결과 가지 물질이 분리되었으며essential oil GC/MSD 27
이중 주요 물질로 -pinene, camphene, -pinene, -phellandrene, -phellandrene,α β α β

의 가지 물질이 주요 물질로 동정되었다caryophyllene, caryophyllene oxide, epiglobulol 8
이중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물질은 으로 의 함량을(Table 2). caryophyllene 10.45-10.79%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산화형인 는 의 함량. Caryophyllene caryophyllene oxide 1.19-1.35%
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물질은 으로 의 함, -phellandrene 2.72-3.42%β
량을 나타내었고 은 를 나타내었다 이외-phellandrene 1.59-2.55% . -pinene, camphene,α α β

은 의 유사한 함량을 나타 내었다 지역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pinene, epiglobulol 0.3-0.4% .
않았으나 함량은 원주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caryophyllene, caryophyllene oxide, epiglobulol
났으며 은 강릉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inene, camphene, -pinene, -phellandrene .α β α
위의 결과를 통해서 잎의 정유 성분은 지역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일부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등 의 정유성분이. , -pinene, limonene, -phyllandrene, camphorΑ β β
Picea glauca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채취된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각기 서로 다른 함량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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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고 하였으며4) 에서 년도별 정유를 추출한 결과 년도에 따라서, white spruce tree ,α β
등에서 함량 차이를 나타내었다-pinene, limonene, camphor .

국내에서는 초피나무와 산초나무의 성분을 지역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물질의 조성이 서

로 다름을 보고하였다.5, 6) 꽃향유에 있어 채취지역 나타나는 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chemotype
지역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물질도 있다고 하였다.7) 본 연구의 결과는 위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생강나무 잎의 정유 성분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Effect of collected regions on the essential oil components contents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Region
Components contents(%)

-pineneα Camphene -pineneβ -phellandreneα

W
z

0.29 ±0.09
y

0.33 ±0.03 0.36 ±0.02 1.59 ±0.45

R 0.43 ±0.05 0.47 ±0.02 0.45 ±0.03 2.55 ±0.64

U 0.36 ±0.08 0.40 ±0.08 0.41 ±0.09 2.07 ±0.35

P 0.36 ±0.09 0.40 ±0.01 0.41 ±0.01 2.07 ±0.22

B 0.38 ±0.01 0.42 ±0.02 0.42 ±0.02 2.23 ±0.33

S 0.37 ±0.01 0.41 ±0.04 0.41 ±0.03 2.12 ±0.59

M 0.37 ±0.18 0.41 ±0.04 0.41 ±0.02 2.14 ±0.65

J 0.37 ±0.06 0.41 ±0.02 0.42 ±0.06 2.16 ±0.62

K 0.37 ±0.11 0.41 ±0.04 0.41 ±0.07 2.14 ±0.22

D 0.37 ±0.08 0.41 ±0.06 0.41 ±0.05 2.15 ±0.44

C 0.37 ±0.03 0.41 ±0.02 0.41 ±0.03 2.15 ±0.47

-phellandreneβ Caryophyllene Caryophyllene oxide Epiglobulol

W
z

2.89 ±0.22 10.79 ±1.12 1.35 ±0.03 0.47 ±0.02

R 3.78 ±0.06 10.45 ±1.36 1.19 ±0.08 0.30 ±0.05

U 3.34 ±0.29 10.62 ±1.24 1.27 ±0.06 0.39 ±0.07

P 3.34 ±0.23 10.62 ±1.56 1.27 ±0.05 0.39 ±0.01

B 3.49 ±0.42 10.56 ±0.23 1.24 ±0.08 0.36 ±0.02

S 3.39 ±0.09 10.60 ±1.47 1.26 ±0.04 0.38 ±0.08

M 3.40 ±0.15 10.59 ±1.79 1.26 ±0.08 0.37 ±0.03

J 3.42 ±0.17 10.59 ±1.63 1.25 ±0.06 0.37 ±0.08

K 3.40 ±0.19 10.59 ±1.66 1.26 ±0.06 0.37 ±0.03

D 3.41 ±0.28 10.59 ±0.86 1.26 ±0.09 0.37 ±0.03

C 3.41 ±0.61 10.59 ±1.34 1.26 ±0.04 0.37 ±0.03
z
W:Wonju, R:Gangneung, U:Uljin, P:Pohang, B:Busan, S:Suncheon, M:Mokpo, J:Jeonju,

K:Gwangju, D:Daejeon, C:Cheonan

y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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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C/MSD analysis of leaf in Wonju.

No. Area Component

1 0.29 -Pineneα

2 0.33 Camphene

3 0.36 -Pineneβ

4 1.59 -phellandreneα

5 2.89 -Phellandreneβ

6 1.12 1,3,6-Octatriene, 3,7-dimethyl

7 1.08 1,3,6-Octatriene, 3,7-dimethyl-(Z)

8 0.82 2,4,6-Octatriene, 2,6-dimethyl-(E,Z)

9 0.50 Acetic acid

10 10.79 Caryophyllene

11 0.92 Butylated Hydroxytoluene

12 1.35 Caryophyllene oxide

13 0.47 Epiglobulol

14 2.51 (-)-Spathulenol

15 0.98 tau-Muurolol

16 0.75 Copaene

17 2.47 -Cadinolα

18 0.20 Dodecanoic acid

19 0.34 Tridecanoic acid

20 0.47 Tetradecanoic acid

21 0.08 Pentatradecanoic acid

22 1.00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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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C/MSD analysis of leaf in Gangneung.

No. Area Component

1 0.43 -Pineneα

2 0.47 Camphene

3 0.45 -Pineneβ

4 2.55 -Phellandreneα

5 2.72 -Phellandreneβ

6 0.53 1,3,6-Octatriene, 3,7-dimethyl

7 0.75 1,3,6,-Octatriene, 3,7-dimethyl-(Z)

8 0.27 Bicyclo[2.2.1]heptan-2-one, 1,3,3,-trimethyl

9 10.45 Caryophyllene

10 0.85 -Elemeneγ

11 0.52 Azulene

12 0.45 -Caryophylleneα

13 1.29 Butylated hydroxytoluene

14 1.19 Caryophyllene oxide

15 0.30 Epiglobulol

16 1.79 (-)-Spathulenol

17 1.37 Muurolol

18 2.3 -Cadinolα

19 1.69 Azulene

20 0.21 Dodecanoic acid

21 0.29 Tridecanoic acid

22 0.34 Tetradecanoic acid

23 0.52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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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C/MSD analysis of leaf in Uljin.

No. Area Component

1 0.36 -Pineneα

2 0.40 Camphene

3 0.41 -Pineneβ

4 2.07 -Phellandreneα

5 3.34 -Phellandreneβ

6 1.05 1,3,6-Octatriene, 3,7-dimethyl

7 1.27 1,3,6-Octatriene, 3,7-dimethyl-(Z)

8 0.07 -Cubebeneα

9 0.28 Isoledene

10 10.62 Caryophyllene

11 1.32 Azulene

12 0.9 -Caryophylleneα

13 1.29 -Elemeneγ

14 0.52 Butylated Hydroxytoluene

15 1.27 Caryophyllene oxide

16 0.39 Epiglobulol

17 0.39 Ledol

18 0.94 tau-Muurolol

19 0.98 Copaene

20 0.28 Tridecanoic acid

21 0.25 Tetradecanoic acid

22 0.11 Pentadecanoic acid

23 0.37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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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C/MSD analysis of leaf in Pohang.

No. Area Component

1 0.36 -Pineneα

2 0.40 Camphene

3 0.41 -Pineneβ

4 2.07 -Phellandreneα

5 3.34 -Phellandreneβ

6 2.31 1,3,6-Octatriene, 3,7-dimethyl

7 0.31 Benzene

8 0.32 2,4,6-Octatriene, 2,6-dimethyl

9 0.15 Nonanal

10 0.07 -Cubebeneα

11 0.54 Acetic acid

12 10.62 Caryophyllene

13 2.7 -Cayophylleneα

14 0.71 Butylated hydroxytoluene

15 1.27 Caryophyllene oxide

16 0.39 Epiglobulol

17 1.1 Globulol

18 2.54 (-)-Spathulenol

19 0.96 tau-Muurolol

20 0.69 Copaene

21 2.52 -Cadinolα

22 0.34 Tridecanoic acid

23 0.29 tetr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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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C/MSD analysis of leaf in Busan.

No. Area Component

1 0.38 -Pineneα

2 0.42 Camphene

3 0.42 -Pineneβ

4 2.23 -Phellandreneα

5 3.49 -Phellandreneβ

6 0.89 Benzene

7 0.49 3-Hexen-1-ol

8 0.35 Camphor

9 0.65 Acetic acid

10 3.49 Caryophyllene

11 5.73 -Elemeneγ

12 10.56 -Caryophylleneα

13 1.7 9-Octadecenal

14 0.25 -Guaieneβ

15 1.19 Tetradecanal

16 1.24 Caryophyllene oxide

17 5.12 Spathulenol

18 1.22 9,12,15-Octadecatrienoic acid

19 1.14 tau-Muurolol

20 2.94 -Cadinolα

21 0.36 Epiglobulol

22 0.27 6-Isopropenyl-4,8a-dimethyl

23 0.36 Dodecanoic acid

24 0.46 Tridecanoic acid

25 0.57 Tetradecanoic acid

26 0.22 Pentadecanoic acid

27 1.04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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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C/MSD analysis of leaf in Suncheon.

No. Area Component

1 0.37 -pineneα

2 0.41 Camphene

3 0.41 -Pineneβ

4 2.12 -Phellandreneα

5 0.11 Limonene

6 3.39 -Phellandreneβ

7 0.57 1,3,6-Octatriene, 3,7-dimethyl

8 0.16 1,3,6-Octatriene, 3,7-dimethyl-(Z)

9 0.21 2,4,6-Octatriene, 2,6,-dimethyl-(E,Z)

10 0.09 Nonanal

11 0.79 -Caryophylleneα

12 10.60 Caryophyllene

13 0.76 (-)-Isoledene

14 5.72 -Elemeneγ

15 1.34 Butylated hydoxytoluene

16 1.26 Caryophyllene oxide

17 0.38 Epiglobulol

18 3.02 (-)-Spathulenol

19 1.25 -Cadinolα

20 0.3 Dodecanoic acid

21 0.43 Tridecanoic acid

22 0.42 Tetradecanoic acid

23 0.29 Pentadecanoic acid

24 1.53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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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C/MSD analysis of leaf in Mokpo.

No. Area Component

1 0.37 -Pineneα

2 0.41 Camphene

3 0.41 -Pineneβ

4 2.14 -Phellandreneα

5 0.1 D-Limonene

6 3.40 -Phellrandreneβ

7 0.92 1,3,6-Octatriene, 3,7-dimethyl

8 0.25 Nonanal

9 10.59 Caryophyllene

10 1.26 Caryophyllene oxide

11 2.01 Butylated hydroxytoluene

12 3.43 (-)-Spathulenol

13 0.37 Epiglobulol

14 0.55 Tridecanoic acid

15 0.82 Tetradecanoic acid

16 0.49 Pentadecanoic acid

17 1.37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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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GC/MSD analysis of leaf in Jeonju.

No. Area Component

1 0.37 -Pineneα

2 0.41 Camphene

3 0.42 -Pineneβ

4 2.16 -Phellandreneα

5 0.23 Limonene

6 3.42 -Phellandreneβ

7 6.84 1,3,6-Octatriene, 3,7-dimethyl

8 3.38 1,3,6-Octatriene, 3,7-dimethyl-(Z)

9 0.73 2,4,6-Octatriene, 2,6-dimethyl-(E,Z)

10 10.59 Caryophyllene

11 4.82 -Caryophylleneα

12 3.93 Butylated hydroxytoluene

13 1.25 Caryophyllen oxide

14 0.37 Epiglobulol

15 0.64 (-)-Spathulenol

16 0.67 tau-Muurolol

17 0.53 Copaene

18 2.08 -Cadinolα

19 0.07 Dodecanoic acid

20 0.45 Phytol

21 0.08 Tetradecanoic acid

22 0.14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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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GC/MSD analysis of leaf in Gwangju.

No. Area Component

1 0.37 1R- -Pineneα

2 0.41 Camphene

3 0.41 -Pineneβ

4 2.14 -Phellandreneα

5 0.12 D-Limonene

6 3.40 -Phellandreneβ

7 2.4 1,3,6-Octatriene, 3,7-dimethyl

8 0.41 1,4,6-Octatriene, 2,6,-dimethyl

9 0.07 Nonanal

10 0.73 Acetic acid

11 10.59 Caryophyllene

12 2.09 -Caryophelleneα

13 4.96 Cyclohexene

14 0.69 Bytylated hydroxytoluene

15 1.26 Caryophyllene oxide

16 0.37 Epiglobulol

17 3.65 Globulol

18 2.28 Spathulenol

19 0.94 tau-Muurolol

20 0.68 Copaene

21 2.43 -Cadinolα

22 0.26 2,6,10-Dodecatrien-1-ol, 3,7,11-trimethyl

23 0.18 Do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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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GC/MSD analysis of leaf in Daejeon.

No. Area Component

1 0.37 1R- -Pineneα

2 0.41 Camphene

3 0.41 -Pineneβ

4 2.15 -Phellandreneα

5 3.41 -Phellandreneβ

6 3.28 1,3,6-Octatriene, 3,7-dimethyl

7 0.49 1,4,6-Octatriene, 2,6,-dimethyl

8 0.06 -Cubebeneα

9 0.56 Cyclohexane

10 10.59 Caryophyllene

11 3.47 -Caryophylleneα

12 5.66 -Elemeneγ

13 1.26 Caryophyllene oxide

14 0.37 Epiglobulol

15 0.29 Globulol

16 2.73 Spathulenol

17 1.08 tau-Muurolol

18 2.94 -Cadinolα

19 0.46 2,6,10-Dodecatrien-1-ol, 3,7,11-trimethyl

20 0.23 Dodecanoic acid

21 0.3 Tridecanoic acid

22 0.44 Tetradecanoic acid

23 0.18 Pentadecanoic acid

24 0.6 n-Hexadecanoic acid

25 0.02 Hexadece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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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GC/MSD analysis of leaf in Cheonan.

No. Area Component

1 0.37 1R- -Pineneα

2 0.41 Camphene

3 0.41 -Pineneβ

4 2.15 -Phellandreneα

5 3.41 -Phellandreneβ

6 2.47 1,3,6-Octatriene

7 0.96 Benzene

8 0.04 Cyclohexen

9 0.26 1,4,6-Octatriene, 2,6,-dimethyl

10 0.42 3-Hexen-1-ol

11 0.17 Nonanal

12 0.02 1,3,8-p-Menthatriene

13 2.79 Cyclohexane

14 0.59 Acetic acid

15 10.59 Caryophyllene

16 0.68 Azulene

17 0.54 1H-Cycloprop[e]azulene

18 6.27 -Elemeneγ

19 0.57 Butylated Hydroxytoluene

20 1.76 E-2-Tetradecen-1-ol

21 1.26 Caryophyllene oxide

22 0.37 Epiglobulol

23 0.39 Globulol

24 3.61 Spathulenol

25 1.03 tau-Muurolol

26 2.49 -Cadinolα

27 0.21 2,6,10-Dodecatrien-1-ol, 3,7,11-tri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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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물 부위별 정유량 조사.

연구 목적(1)
생강나무의 강력한 방향성은 가지에서 나온다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다 특히 가. ,
지를 꺽으면 강한 생강나무 향이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어린잎.
을 차로 마셨다는 기록과 열매를 짜서 부인들의 머릿기름으로 이용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 다양한 부위에서 강한 향을 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잎에서는 줄기와 유사한 향이.
나고 어린 잎을 강원도 산간에서 쌈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다양한 부위를

이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식물 유래 은 차대사 물질로 일반적으로essential oil 2
식물의 잎에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강나무의 경우 줄기를 정유 추.
출 부위로 적용할 경우 식물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부위이외의 부위에서 정유

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잎과 년생 가지. 1 ,
다년생 가지 뿌리 등 여러 부위의 을 분석하여 최적의 부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essential oil
들 부위를 기반으로 재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2)
부위별 성분의 함량 및 선분 조사를 위하여 꽃 잎 년생 가지 다년생 가지essential oil , , 1 , ,
뿌리를 각각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꽃은 개화 직후 채취(Fig. 3).
하였으며 가지는 생장기간으로 구분하여 년생의 어린가지와 년생 이상의 다년생 가지로 각, 1 2
각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다년생 가지의 경우 직경이 를 초과하는 가지의 경우 사용하지. 50mm
않았다 뿌리 역시 직경 를 초과하는 것은 이용하지 않았다 채취된 시료는 채취 직후 이. 50mm .
동용 냉장박스에 보관 후 실험실로 이동하여 정량 후 저장고에 보관하며 시험에 이용하-70℃
였다 각 채취된 부위는 당일 세절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잎은 상위 엽까지 이용하고. 3

크기로 세절하였다 가지와 뿌리는 크기로 세절하였다 각각의 이용부위는30×10mm . 10×5mm .
과 같다Fig. 3 .

정유 성분의 함량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실험 과 같이 법과 에 의하여 분1 SDE GC/MSD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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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Plant organs of Lindera obtusiloba Bl.

A: Flower, B: Young stem(1 year old), C: leaf, D: Old stem(more than 2 year old)

연구 결과(3)
부위별 함량 및 성분 분석은 그 이용 부위를 결정하거나 부위에 따른 적정 수essential oil
확시기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채취 부위별 함량 및 성분 조. essential oil
사를 위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생강나무의 부위는 꽃 잎 년생 어린가지 년생 이상의 묵은 가지 및 뿌리로 실시한 결과, , 1 , 1
꽃에서 생체중당 로 매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년지 이하의 어린 가지는 생체중당0.25% . 1

로 꽃과 유사하게 높은 정유 함량을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잎에서는 년지 이0.23% . 0.08%, 1
상의 묵은 가지에서는 뿌리에서는 의 함량을 각각 나타내었다0.05% 0.05% (Fig. 4).
꽃의 정유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화기에 수분을 위한 각종 영양성분을 집적하기 때문

으로 보이며 년지 이하의 어린 가지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것은 생강나무를 한의학에서는 황, 1
매피 라고 부르며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는 생강나무의 수피를 말린 것을 의미 한다 다라서 약.
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의 정유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도한 이것은 잎에서 생성된.
주요 성분이 합성되어 신초 생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린 가지로 주로 이essential oil
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년지 이상의 묵은 가지로의 이동 및 뿌리로의 이동도 보이는데 이. 1
것은 저장기관으로 잎에서 생성되어 신초 생장이나 식물생육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되는 증거

라고 할 수 있다.
생강나무 을 추출한 다섯부위 모두에서 이상의 정유 수율을 나타낸 것은essential oil 0.05%
생강나무가 매우 활발한 정유 생성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약용식물인 쑥의 경우 주요 활성,
부위인 잎에서 생체중당 의 수율을 나타낸 것0.061% 8)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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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전체가 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ssential oil .
이 같은 결과를 차후에 대량 재배 기술과 접목할 경우 강전정을 통해 매년 봄 많은 수의 분

지를 유도하는 것이 대량의 생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essential 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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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ssential oil contents of the plant organs in

Lindera obtusiloba Bl.

Vertical bars represent ±S.E.(n=3)

부위별 성분을 분석 한 결과 꽃 잎 년생 가지essential oil GC/MSD (Table 14), (Table 15), 1
년생 이상 가지 뿌리 는 여가지 물질이 분석되었고 이중(Table 16), 2 (Table 17), (Table 18) 130

순도 이상의 물질을 분리하여 생강나무 각 부위별 고유 물질로 여가지를 분리 하였다90% 30 .
대표적인 물질로 그리고-phellandrene, -phellandrene, limonene, camphene, caryophylleneα β
등이 주요 물질로 분석되었으며 각 부위별로 서로 상이한 조성을 나타내었다 꽃에서는, . α

이 주요 물질로 분석되었으며 잎에서는 이 주요-phellandrene, -phellandrene , caryophylleneβ
물질로 분석되었다 년생 가지와 년생 이상 가지 모두에서는 이 뿌리에서는. 1 2 limonene ,

이 주요 물질로 분석되었다camphene .
이들 주요 물질 중 그리고 은 강한-phellandrene, -phellandrene, limonene, caryophylleneα β
방향성으로 널리 알려진 물질로 은 후추와 유사하거나 오렌지와 유사한 향으로 알phellandrene
려져 있으며 은 오렌지 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물질로 이미 다양한 레몬향의 원료이기limonene
도 하다 은 정향의 주요 향미 성분으로 나타나며 의 주요 물질이기. Caryophyllene black pepper
도 하다.
생강나무는 아직 미개발 식물로서 각 부위의 주요 물질로 나타난 주요 성분들 모두가 강항

방향성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성분이 나타난 꽃 잎 가지 등은 방향제 또는 향수의 원료 음식의 조미료로서의, , ,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뿌리에서 발견되는 은 은 의 전구물질로 매우. camphene camphor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물질인 이 가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isoborneol .

은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생강나무 가지를 꺾어서 먹거cam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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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곁에 두면 벌레를 쫓았다는 기록과 유사하다.9) 뿌리에서 발견되는 은 생강의 뿌리camphene
와 줄기에서도 주요 물질로 발견되는데 생강 역시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만큼 이들을 폭넓게 적용하여 천연 농약등 산업적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위별 정유성분의 차이를 통해 정유 성분이 어린가지와 뿌리사이에 이동하며 저장되고 요,
구도를 가지는 식물 부위로 이동되는 것이며 묵은 가지는 저장기관의 역할보다는 물질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이것은 정유 합성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질이동과,
관련된 식물 부위별 정유 함량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유의 이동성은.
밝혀진바 없으나 생강나무의 정유 성분이 뿌리에서 다량 존재 하는 결과는 앞으로 정유의 합

성과 이동 저장의 시기별 동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되었다, .
생강나무는 부위별 연구의 결과 식물 모든 부위에서 기존 식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

능성 차 대사산물인 함량이 높고 주요 구성 성분 또한 매우 이용도가 높은 성분2 essential oil
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뿌리에서 매우 높은 기능성 물질과

함량을 보여 우수한 경제 작물로의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도한 생essential oil .
강나무가 전국의 산야에 자생하고 있고 한국원산 식물인 점등으로 미루어 재배 및 생산은 손

쉽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산업적 접근이 쉽고 빠른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

능한 식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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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ssential oil components of the flower in Lindera obtusiloba Bl.

No. Area(%) Component

1 0.93 1R- -Pineneα

2 0.95 Camphene

3 0.87 -Pineneβ

4 5.16 -Phellandreneα

5 4.32 -Phellandreneβ

6 0.06 1S- -Pineneα

7 0.16 1,3,6-Octatriene

8 0.97 Benzene

9 0.1 Cyclohexene

10 0.01 5-Heptene-2-one

11 1.64 Nonanal

12 0.02 2-Furanmethanol

13 0.53 -Cubebeneα

14 1.4 Camphor

15 0.14 Copaene

16 1.16 1,6-Octadien-3-ol

17 0.68 Acetic acid

18 10.91 Cyclohexane

19 0.7 Seychellene

20 1.18 gamma-Elemene

21 9.8 Naphthalene

22 2.85 Cyclohexanemethanol

23 3.53 2-Naphthalenemethanol

24 0.85 tau-Muurolol

25 7.81 2-Naphthalenemethanol

26 5.54 Azulene

27 0.09 Tricosane

28 0.3 Alanine

29 0.39 6-Isopropenyl-4,8a-dimethyl-1,2,3

30 0.29 Bicyclo[10.8.0]eicosane

31 0.25 Tetradecanoic acid

32 0.02 Cyclohexanol

33 0.33 Z-11-Tetradecenoic acid

34 0.02 Quinoline

35 0.06 Pentadecanoic acid

36 0.11 1,4-Benzenediol

37 0.53 n-Hexadecanoic acid

38 0.23 9-Octadec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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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Essential oil components of the leaf in Lindera obtusiloba Bl.

No. Area(%) Component

1 0.41 1R- -Pineneα

2 0.49 Camphene

3 0.64 -Pineneβ

4 0.39 D-Limonene

5 1.44 -Phellandreneβ

6 0.89 Benzene

7 0.49 3-Hexen-1-ol

8 0.35 (+)-4-Carene

9 0.65 Acetic acid

10 11.06 Caryophyllene

11 5.73 gamma-Elemene

12 2.22 -Caryophylleneα

13 1.7 9-Octadecenal

14 0.25 -Guaieneβ

15 1.19 Tetradecanal

16 2.82 Caryophyllene oxide

17 5.12 Spathulenol

18 1.22 9,12,15-Octadecatrienoic acid

19 1.14 tau-Muurolol

20 2.94 -Cadinolα

21 0.43 2,6,10-Dodecatrien-1-ol, 3,7,11-trimethyl

22 0.27 6-Isopropenyl-4,8a-dimethyl

23 0.36 Dodecanoic acid

24 0.46 Tridecanoic acid

25 0.57 Tetradecanoic acid

26 0.22 Pentadecanoic acid

27 1.04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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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Essential oil components of the young stem(1 years old) in Lindera obtusiloba Bl.

No. Area(%) Component

1 4.11 1R- -Pineneα

2 3.86 Camphene

3 4.67 -Pineneβ

4 6.28 -Phellandreneα

5 10.31 Limonene

6 1.7 -Phellandreneβ

7 1.7 1,4-Cyclohexadiene

8 0.5 1,3,6-Octatriene

9 4.17 Benzene

10 0.34 (+)-4-Carene

11 0.03 2H-Pyran

12 0.02 2,4,6-Octatriene

13 1.99 Bicyclo[2.2.1]heptan-2-one, 1,3,3-trimethyl-

14 0.06 Benzene

15 0.25 6-Octanal 3,7-dimethyl

16 2.99 Camphor

17 4.06 Isoborneol

18 0.9 1,6-Cyclodecadiene

19 0.92 Naphtalene

20 2.16 6-Octaen-1-ol, 3,7-dimethyl-

21 0.41 2-Cyclohexen-1-ol cis

22 0.91 2,6-Octadien-1-ol

23 0.1 2-Cyclohexen-1-ol trans

24 1.01 Butylated hydroxytoruene

25 0.82 Caryophyllene oxide

26 3.41 Cyclohexanemethanol

27 0.79 2-Naphthalenemethanol

28 0.25 1H-Cycloprop[e]azulen-7-ol

29 1.72 tau.-Muurolol

30 0.72 1H-Cycloprop[e]azulene

31 0.72 2,6,10-Dodecatrien-1-ol

32 0.13 Dodecanoic acid

33 0.04 Pentadecane

34 0.03 Cyclotetracosane

35 0.02 Nonadecane

36 0.03 Nonacosane

37 0.15 n-Hexadecanoic s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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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ssential oil components of the old stem(1 more years) in Lindera obtusiloba Bl.

No. Area(%) Component

1 0.59 1R- -Pineneα

2 0.64 Camphene

3 1.16 -Pineneβ

4 0.02 (+)-4-Carene

5 2.35 -Phellandreneα

6 4.42 Limonene

7 1.61 -Phellandreneβ

8 0.01 1,3,6-Octatriene, 3,7-dimethyl-, (E)-

9 0.09 1,4-Cyclohexadiene, 1-methyl-4-(1-methylethyl)-

10 0.13 Cyclohexene

11 1.74 Bicyclo[2.2.1]heptan-2-one, 1,3,3-trimethyl-

12 0.05 Benzene

13 0.35 -Cubebeneα

14 2.28 Camphor

15 1.52 Acetic acid

16 0.9 2-Cyclohexen-1-one, 4-(1-methylethyl)-

17 4.77 Isoborneol

18 0.6 1,6-Cyclodecadiene

19 0.26 2-Cyclohexen-1-oil 3-methyl-6-(1-methylethyl)-, cis

20 0.59 Naphthalene

21 2.17 2-Octen-1-ol, 3,7-dimethyl-

22 0.18 2,6-Octadien-1-ol, 3,7-dimethyl-(Z)-

23 0.48 2-Cyclohexen-1-ol, 2-methyl-5-(1-methylrthyl)-, cis

24 1.04 2,6-Octadien-1-ol, 3,7-dimethyl-

25 0.17 2-Cyclohexen-1-ol, 2-methyl-5-(1-methylethyl)-, trans

26 3.76 Butylated hydroxytoluene

27 0.33 4aH-Cycloprop[e]azulen-4a-ol

28 1.49 Caryophyllene oxide

29 4.16 Cyclohexanemethanol

30 1.28 2-Naphtalenemethanol

31 0.54 (-)-Spathulenol

32 0.76 2,6,10-Dodecatrien-1-ol, 3,7,11-trimethyl

33 0.09 Heptacosane

34 0.2 Tetradecanoic acid

35 0.1 Pentadecanoic acid

36 0.17 Nonacosane

37 1.14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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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Essential oil components of the root in Lindera obtusiloba Bl.

No. Area(%) Component

1 6.81 1R- -Pineneα

2 8.89 Camphene

3 1.47 -Pnieneβ

4 0.86 1S- -Pineneα

5 0.28 Cyclohexene

6 0.58 -Phellandreneα

7 5.73 Limonene

8 0.49 1,4-Cyclohexadiene, 1-mejthyl-4-(1-methylethyl)

9 1.24 Benzene

10 0.88 Cyclohexene, 1-methyl-4-(1-methylethylidene)

11 0.39 Bicyclo[2.2.1]heptan-2-one, 1,3,3-trimethyl-

12 0.88 Camphor

13 0.22 4-Acethyl-1-methylcyclohexene

14 11.62 Acetic acid

15 0.61 Caryophyellene

16 0.8 Isoborneol

17 0.52 Bornaol

18 1.69 Dodecanal

19 2.79 Hexadecenal

20 2.56 9-Octadecenal

21 0.08 2-Tridecanone

22 1.85 Butylated hydroxytoluene

23 0.46 Caryophyellene

24 0.5 1H-Cycloprop[e]azulene

25 0.6 Copaene

26 2.42 -Cadinolα

27 0.48 Tridecadiene

28 0.26 Teteradecadiene

29 0.39 Dodecanoic acid

30 0.48 Tridecanoic acid

31 0.36 Tetradecanoic acid

32 0.27 Pentadecanoic acid

33 0.22 Cyclopentadecanone

34 2.13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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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확시기에 따른 유효성분 변화 조사.

연구 목적(1)
은 수확시기에 따라 함량과 성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의 경우Essential oil , basil

여름철의 정유 함량이 높았다고 하였다.10)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량의 을 함유하는essential oil
식물인 허브 식물의 경우 개화기를 직전의 함량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essential oil
며 몇 가지 박하의 경우 생육시기가 지남에 따라 함량과 성분이 변화 한다고 하, essential oil
였다.11)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생육시기의 변화에 따라 함량과 성분 변화를 통해essential oil
최적의 추출시기를 선발하고 재배관리를 하기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2)
수확시기별 함량 및 성분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 원주 지역의 잎을 채취essential oil ,
하여 월 월 월 각각 회 채취하여 오일 수율을 파악하고 정유 성분 변화를 분석하였다6 , 8 , 10 3 .
채취시기의 선발은 개화기가 끝나고 생육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월과 장마기가 지나고6
생육최성기라고 할 수 있는 월 그리고 종자 결실기이면서 생육이 떨어지고 겨울 나기를 준비8 ,
하는 시기인 월을 각각 선택하였으며 잎을 채취해도 생육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10
여 주 이상에서 채취하였으며 채취 대상이 되는 잎은 완전한 생육이 이루어진 각각의 가지20
의 상위 엽을 채취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채취개체마다 별도의 표시를 하여 수확기마다 채취3
개체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 하였다.
채취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생강나무 잎은 채취 직후 이동용 에 보관하여 실험실로ice box
이동 후 크기로 세절하여 정량 후 저장고에 보관하여 시험에 적용하였다30×10mm -70 .℃

함량 분석과 성분 분석은 실험 에서의 조건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Essential oil 1 SDE ,
이것을 분석하였다GC/MSD .

연구 결과(3)
수확시기별 성분의 변화는 수확시기에 따른 성분의 변화를 파악하essential oil essential oil
여 적정 수확시기를 판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확시기는 월 월 그리고 월 수확기로 나. 6 , 8 , 10
누었으며 강원도 원주 지역과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곳의 함량 및 성분을 비교2 essential oil
하였다 각 시기별 함량은 두 지역 모두 월에 가장 높음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essential oil 8 10
월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의 함량이 여름철에 높게(Fig. 5). Basil essential oil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10) 이것은 대부분의 방향성을 가지는 식물은

차대사 물질의 생성이 촉진된 이후에 다시 차대사물질을 합성하는 것으로 성분 변화 역시1 2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함량은 원주지역의 함량이 천안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실

험 에서와 같이 지역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아한대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1
지역보다는 다소 낮은 함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인 허브 식물의 경우 원사지가.
대부분 지중해 연안으로 일교차가 크지 않고 생육기간 내내 큰 온도 편차를 가지는 곳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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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essential oil contents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Vertical bars represent ±S.E.(n=3)

그러나 아시아 온대 원산의 약용식물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교차가 크고 여름 혹서기과 겨울

의 최한월간의 일교차가 클수록 그 기능성이 우수해지고 기능성 성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식물 본래의 생육 적정 범위 안에서의 성분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에서는 생육이 억제되고 생리적 스트레스의 집적으로 오히려 기능

성 물질의 합성이 더뎌 지거나 저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차 대사물질인 성분에 있어서도 쑥의 연구 결과 생육기간에 따라 정유 성분2 essential oil

조성의 급격한 변호가 나타나고 첫 수확기에는 존재 하지 않았으나 생육이 진전됨에 따라 새

로운 물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8) 이것은 생육 기간 동안 환경조건의 변화에 의해 재합성되는

과정을 거쳐 생육기간동안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나 주된 성분으로 알려진 불질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하였다.
주요 물질로 분리된 -pinene, camphene, -pinene, -phellandrene, -phellandrene,α β α β

그리고 의 시기별 성분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caryophyllene, caryophyllene oxide .
은 시기별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내고-pinene, camphene, -pinene -phellandreneα β α

은 월부터 월까지는 다소 감소하다가 월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6 8 10 -phellandrene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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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기별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역시 시기별로 다소 증(Fig. 6,7,8,9,10). Caryophyllene
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와는 다르게 는 월부터 함량이 감소하는 결caryophyllene oxide 8
과를 나타내었다(Fig.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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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pineneα

contents of essential oil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W: Wonju, C:Cheonan

이 같은 성분의 경시적인 변화에서 함량 변화를 보면 측정 후essential oil monoterpene 30
일후부터 증가하다가 떨어지고 일시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을 나타냈다.12) 또한 mint
의 수확시기별 성분변화에 있어 각각의 구성 성분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13)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장 우수한 수확 시기는 월경으로 선발되었으며 성분별로 조성에8
있어 강력한 방향 물질이며 가장 많은 다량성분인 과 을 위해서caryophellene -phyllandreneβ
는 월에서 월 사이에 수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8 10 .
그러나 월경은 사실상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정유 함량이 감소하여 지하부 또는10
줄기부위로 이동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잎에서의 유용성분 함량의 절대량이 감소한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늦어도 월경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확기로 판단된다. 9 .



- 52 -

0

1

2

3

4

5

June August October

C
o
n
te

n
ts

  
 .

(%
)

W

C

Fig. 7.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camphene contents of essential oil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W: Wonju, C: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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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pineneβ

contents of essential oil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W: Wonju, C: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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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α

-phellandrene contents of essential oil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W: Wonju, C: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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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β

-phellandrene contents of essential oil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W: Wonju, C: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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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caryophyllene contents of essential oil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W: Wonju, C: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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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s of harvesting periods on the change of

caryophyllene oxide contents of essential oil in leaf of

Lindera obtusiloba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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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강과 유효성분 비교.

연구 목적(1)
생강은 주성분인 진저론은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구토를 멈추게 하고,

위액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간에서 담즙을 촉진시킨다 생강은 생강차. . ,
생강정 진저엘 진저비어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생강나무는 생강과 유사한 향이, (ginger ale), .
나타나나 생강나무 가지와 생강에 대한 향 성분 비교 연구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잎의

성분 비교는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식물의 유사점을essential oil .
이용하여 유사한 용도로의 개발과 음용수 차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위해 수행하였다, .

연구 방법(2)
본 연구에 사용된 생강은 국내산으로 경기도 남부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였으며 정확한 산

지가 표시된 대형 마트에서 구매하여 시험에 적용하였다 구입한 생강은 세절하여 정량한 후.
저장고에 보관하며 시험에 사용하였다-70 .℃

본 연구에 사용된 생강나무 잎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채취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채취 후,
이동용 냉장 보관용기에 보관 후 실험실로 이동하여 세절 후 정량하여 저장고에 보관하-70℃
였다 또한 동일한 부위인 뿌리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세척과정을 거친 후 외부의 습기를 음건.
한 후 세절하여 저장고에 보관하여 생강나무 뿌리와 생강과의 성분비교를 실시하였다-70 .℃

함량 과 성분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조건은 실험 에서의 조건과 동Essential oil GC/MSD 1
일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3)
생강과의 정유 함량 및 성분 비교는 이용의 측면에서 생강의 향기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보

다 유리하다 본 실험의 결과 생강의 정유 수율은 로 생강나무의 잎과 뿌리의. 0.13% 0.08%,
의 수율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법을 통한 생강과 생강나무의 정유0.05% (Fig. 13). SDE

수율 비교에서 생강이 생강나무의 정유 수율보다 배 높다고 하였는데 본 결과도 유사한1-1.5
경향을 나타내었다 같은 뿌리를 비교한 결과 수율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9)
생강과 생강나무의 정유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분석물질은 총 여 종류 물질이 분GC./MSD 80
석되었으며 이 중 주요 물질로 가지를 에 나타내었다 생강의 주요 물질 중에 가장20 Table 19 .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으로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zingiberene 29.28% .
생강의 함량은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소zingiberene 35%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품종 또는 재배기간 저장 기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 .

를 차지하는 과 를 차지하는 이 주요 물질이었다 이에 비하여11.81% citral 8.81% -phellandrene .β
생강나무 잎의 주요 성분은 과 이 주요 물질이었고 뿌리에서는caryophyllene -phellandreneβ

와 등이 주요 물질로 분리되었다 생강과 생강 잎acetic acid limonene, pinene (Table 20, 21).
에서의 공통으로 대량 물질로 나타난 은 생강향을 나타내는 물질로 유추 할 수-phellandreneβ
있었다 특히 은 생강향기를 발하는 주요 성분이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phellandrene .14)
생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은 생강의 향기에 관여하기 보다는 매운 맛에zingiberene
관여 하는 성분이라고 보고하였으며,15) 이 같은 결과를 통하여 생강나무의 향기성분은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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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하는 유사 물질들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물질-phellandrene .
이 추가적으로 생강향에 관여할 수 있으며 생강나무와 생강의 향기는 쉽게 구분이 가능할 정

도로 다르므로 이들 주된 향기 조성에 관한 추가적인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두 식물의 동일한 기관이 뿌리부의결과를 보면 생강의 뿌리에서는 생강과는 다르게 주요.
물질로 이나 같은 향기가 강하나 생강에서도 다량의 이 나오는 만큼 보pinene limonene citral
다 다양한 연구가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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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ssential oil contents of Ginger and Lindera obtusiloba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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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GC/MSD analysis of Ginger(Zingiber officinalis Roscoe) root.

No. Area(%) Component

1 2.84 -Pineneα

2 4.16 Camphene

3 2.69 -Pineneβ

4 1.63 -Phellandreneα

5 8.81 -Phellandreneβ

6 1.06 Linalool

7 0.32 Terpineol

8 0.35 Camphor

9 1.39 Isoborneol

10 11.81 Citral

11 0.28 Acetic acid

12 0.05 Trichloroacetic acid

13 0.29 Geraniol

14 0.41 -Cubebeneα

15 1.16 Caryophyllene

16 29.28 Zingiberene

17 2.01 Azulene

18 0.81 -Cadinolα

19 1.03 Trans- -Bergamoteneα

20 0.51 Caryophyllen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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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GC/MSD analysis of leaf in Lindera obtusiloba Bl.

No. Area Component

1 0.35 -Pineneα

2 0.4 Camphene

3 0.34 -Pineneβ

4 1.2 -Phellandreneα

5 0.23 Limonene

6 2.11 -Phellandreneβ

7 6.84 1,3,6-Octatriene, 3,7-dimethyl

8 3.38 1,3,6-Octatriene, 3,7-dimethyl-(Z)

9 0.73 2,4,6-Octatriene, 2,6-dimethyl-(E,Z)

10 17.72 Caryophyllene

11 4.82 -Caryophylleneα

12 3.93 Butylated hydroxytoluene

13 0.86 Caryophyllen oxide

14 0.33 Ledol

15 0.64 (-)-Spathulenol

16 0.67 tau-Muurolol

17 0.53 Copaene

18 2.08 -Cadinolα

19 0.07 Dodecanoic acid

20 0.45 Phytol

21 0.08 Tetradecanoic acid

22 0.14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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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GC/MSD analysis of root in Lindera obtusiloba Bl.

No. Area(%) Component

1 6.81 1R- -Pineneα

2 8.89 Camphene

3 1.47 -Pnieneβ

4 0.86 1S- -Pineneα

5 0.28 Cyclohexene

6 0.58 -Phellandreneα

7 5.73 Limonene

8 1.24 Benzene

9 0.88 Camphor

10 11.62 Acetic acid

11 0.61 Caryophyellene

12 0.8 Isoborneol

13 0.52 Bornaol

14 1.69 Dodecanal

15 2.79 Hexadecenal

16 2.56 9-Octadecenal

17 0.46 Caryophyellene

18 0.5 1H-Cycloprop[e]azulene

19 0.6 Copaene

20 2.42 -Cadinolα

21 0.48 Tridecadiene

22 0.26 Teteradecad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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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나무의 저장조건 건조법 가공법 등에 따른 수율 및 유효성분 함량 변화 구명2. , ,

가 신선 재료로서 잎의 저장조건 구명. MA

연구목적(1)
신선 재료로서 채취시기가 한정된 생강나무 잎을 이용하기 위하여 품질유지를 목적으로 한

적절한 포장방법의 구명이 필요하다 원예 산물의 호흡률에 따른 품질 유지에 적합한MA . O2
및 CO2농도가 조성되도록 알맞은 산소투과율을 갖는 의 선발이 우선 필요하여 본 시험을film
실시하였다.

연구방법(2)
신선 재료로서의 잎의 연중 이용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생잎 을 정량하여 저장온도30g ,
를 상온 로 달리 설정하였으며 포장재는 현재 채소류 유통에 많이 이용5 , 10 , 15 , 25 ( ) ,℃ ℃ ℃ ℃
하고 있는 의 을 로 각각 재단하여 사PE 30µm, PE 60µm, PP 30µm, PP 60µm film 30cm×20cm
용하였다 생강나무 잎을 에 각각 세절한 신선 잎. PE 30 , PE 60 , PP 30 , PP 60 film㎛ ㎛ ㎛ ㎛
을 정량하여 포장한 후 포장별로 의 조건하에서 일간 저장하면서30g , 5 , 10 , 15 , 25 12 3℃ ℃ ℃ ℃

일 간격으로 중량을 측정하였다.
저장기간 중에 생체중 감소와 포장재내의 CO2, C2H4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생체중, (fresh
감소율은 저장 전 중량을 로 하여 저장 중 감소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저장기wt.) 100% .

간 중 포장 내부의 기체조성 CO2의 함량은 각 표면에 을 부착한 뒤 가스분석기film septum
(PBI Dansensor Check Point O2/CO2 를 이용하여 일 간격으로 회 측정하였고, Denmark) 3 4 ,
ethylene(C2H4 함량은 기밀성 로 포집하여 저장 일 후부터 일 간격으로 회 포) 1mL syringe 6 3 3 ,
집 즉시 로 측정에 사용하였으며 는GC(gas chromatography, agilent GC/FID 7890) , inlet temp.

로 는250 split mode , carrier gas H℃ 2 는 였다 조건은, flow ratio 40mL/min . Oven initial temp.
는 분간 유지하고 는 으로 조정하였다 은100 , 3 final temp. 150 . Column agilent℃ ℃

을 사용하였다GS-/Alumina 30 × 0.53mm I.D. .
저장 간의 내적인 품질에 대한 성분을 비교하기 위하여 칼륨 마그네슘 철 인(K), (Mg), (Fe)
아연 망간 의 무기염을 정량하였다(P), (Zn), (Mn) .

정량방법은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16)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미세하게 분쇄,
한 건조시료를 씩 삼각플라스크 에 정량한 후0.5g (50mL) , H2SO4 과1mL 50% HClO4 10mL
을 첨가하여 처음에는 서서히 가열하다가 차츰 온도를 올려 에서 가열하다가 분해액이300℃
백색이 되거나 갈색으로 투명하게 되면 분해를 중지하였다 분해 후 냉각과 여과의 과정을 거.
친 다음 에 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정량 후100mL mass flask 3 100mL inductively coupled

를 이용하여 무기물함량을 측정하였다plasma(ICP, Varian, U.S.A.) .
저장 간의 육안적 품질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온도별 포장재별 저장기간 중인 생강나무 잎을,
일 간격으로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처리별 각각 씩 취하여3 . 0.2g 10mL DMF(N,N-Dimethyl

를 추출용매로 하여 의 암기조건의 에서 시간 침출한 후formamide) 5 incubator 24℃
를 이용하여 와 의 파장으로 측정하spectrophotometer (BECKMAN, DU650) 664.5nm(a) 647nm(b)

였다.17) 측정 후 엽록소 와 총 엽록소 함량을 계산하였으며 시료 간 반복하였다a, b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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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phyll a = 12.70 · A664.5 - 2.79 · A647

Chlorophyll b = 20.70 · A647 - 4.62 · A664.7

Total chlorophyll = 17.90 · A647 + 8.08 · A664.5

저장 온도 포장재별 건조별 정유 성분 조사와 성분 함량을 조사하기 위한 는, , GC agilent
를 사용하였으며 는 을 사용 하였다6890N(Agilent, U.S.A) , MSD agilent 5975/MSD(U.S.A) .

각각의 분석조건은 였으며 는 였inlet temp. 200 splitless mode , carrier gas He, 69.1mL/min℃
다 조건은 는 분간 유지하고 는 으로 조정. Oven initial temp. 50 , 5 final temp. 230 , 5 /15min℃ ℃ ℃
하였으며 를 사용하였다 은 를 사용, auto-sampler . Column agilent DB-5ms(30.0m×250 ×0.25 )㎛ ㎛
하였다 분석 시 은 용매에 의 비율로 희석하여. sample 10:1 NIST mass spectral library

의 와 을 통해 비교 분석version 2.0(2005) mass spectral data mass spectral search program
하였다.

연구결과(3)
저장 중 중량의 변화는 모든 과 온도처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두께가 얇film , ,
은 의 온도처리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대체로 낮은 온도처리에서PE 30 , PP 30 25 ,㎛ ㎛ ℃
의 두께와 종류에 상관없이 무게감소가 적었다 의 얇은 두께의 포장이film . PE 30 , PP 30㎛ ㎛

의 두꺼운 포장에 비해 처리를 제외한 모든 온도처리가 상대적으로 크게PE 60 , PP 60 5㎛ ㎛ ℃
감소하였다(Fig. 14).
저장온도에 따른 의 중량변화는 저장 시작부터 이후 조사까지 온도에 따라 중PE 30 film㎛
량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저장온도 의 생체무게 변화는 적었고 의 온도조건. 5 , 10 , 15℃ ℃ ℃
하에서는 저장 일째와 일째 조사 시 변화가 적었을 뿐 저장온도가 높아질수록 중량의 감소6 9
율 또한 크게 나타났다.
엽채류 및 에 속하는 과일의 포장은 주로 수분 손실의 방지와 수분non-climacteric type film
스트레스에 의한 생리적 장해 및 노화 지연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결구 상추의 표장용 필름,
으로 이 이나 보다 효과적이며polyethylene(PE) film polypropylene(PP) polystyrene film PE

저장 시 에 바늘구멍을 뚫는 등 수분과 기타 가스의 투과율을 조절하여 과습에 의한film film
부패와 부적합한 가스의 집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8) 상추의 저장 실험에서 감
모율은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높았다는 발표 결과와 본 연구조사가 일치하였다.19) 또한 과실류,
인 바나나의 생육 중 밀봉처리는 수확 후 조기 숙성을 완만하게 하고 수확 후에 과실을film

포장과 흡착제 처리하면 노화 과정을 지연시켜 유통 및 저장 중 상품30 PE film ethylene㎛
성의 급격한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20)
이는 모든 원예 산물의 저장 시 품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은 온도이기 때문으

로 본다 온도 상승에 따른 호흡속도의 증가율은 작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온도가 높. , 10℃
아지면 호흡속도는 배 증가하기 때문에 감모율이 높았던 것으로 본다2 3 .∼ 21)



- 62 -

Fig. 14. Effect of storage temperature and packaging films on the fresh

weight loss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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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 수화기 및 저장온도에 따른 저장 중 품질변화를 조사한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경도가

낮아지고 식미가 나빠진다고 하였으며 부패율 역시 높아진다고 하였다, .22) 특히 의 경우 가0℃
장 우수하게 저장력이 증진 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온도가 높아질수

록 품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사과에 있어 수확시기가 저장 중 착색에 영향을 준. ,
다고 하였으며,23) 수확시기에 따라 저장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였으며,21,24) 수확기에 따른 저장력
은 과중에 따라 상이하다고 하였다.25)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생강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른 부가적인 실험이 추후에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온도조건에서는 저장 일 이후 측정이 무의미 할 정도의 육안 상 갈변 과25 9 (Fig. 15)℃

이취로 인해 모든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A. front of leaf B. back of leaf

Fig. 15. Effect of packaging films on the leaf shape of Lindera

obtusiloba Bl. storaged after 12 day in 25 temperature.℃

CO2의 변화를 살펴보면 높은 온도처리일수록, CO2의 양이 저장 기간 내내 많았으며, PP 60
의 온도처리에서 저장 초반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lm 25 (Fig. 16).㎛ ℃

이는 온도가 높을수록 식물체내의 호흡량이 많은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 두께가,
두꺼운 과 을 비교해 보면 이 포장 내 공기 유동이 적은 조PE 60 film PP 60 PP 60 film㎛ ㎛ ㎛
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장 온도가 낮을수록 포장재내, CO2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

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도 온도가 낮을수록 CO2 농도가 낮은 결과를 얻었다 저장 중. CO2
의 적정 농도는 이며 고농도의2% , CO2는 저장 중 이취의 원인이 되는 의 발생을acetaldehyde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7)

저장시험과 시험에서도 저장 중의Japanese mint lemongrass CO2가 증가하는데 대체로 얇

은 에서 저장 할 경우에 농도가 낮았다film .28,29) 이는 식물체 자체의 호흡으로 발생한 CO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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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축적되기 전에 배출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저장 시 저장초기에film . lemongrass
CO2 함량이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높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저장 초기 일째에 온도가3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29)

Fig. 16. Effect of packaged films on the CO2 content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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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중 호흡량과 발생량은 수확시기와 저장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ethylene
되고 있다.24,30,31,32) 생강나무 잎의 저장 중 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류에 상관없ethylene , film
이 온도 처리에서 저장초반부터 함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저장 일 이후에는 함25 ethylene , 9℃
량이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17).

저장 시험에서 저장 일까지는 온도가 높은 처리구에서 함량이 높apanese mint 15 ethylene
았다고 했다 두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는데 처리구에서 함량이. Film 80 film ethylene 20㎛
나 처리구 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본 연구와 일40 film (Park, 2000a)㎛ ㎛
치 하였다.28)
식물의 조직은 미만의 에 노출 되어도 엽록소 감소 등을 비롯한 노화의 형태1ppm ethylene
들이 시작되거나 가속화 되는데33,34) 처리의 경우 고농도의 에 노출되어 결과25 ethylene gas℃
적으로 많은 이취와 갈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엽록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녹황색채소에서 가장 중요한 색소이며 그 함량에 따라 채소의 외,
관이 크게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선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품질변화에 가장 뚜렷하.
게 확인되는 황화현상 은 보통 조직 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내부에 숨겨져 있던 카(yellowing)
로티노이드가 육안으로 관찰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험의 포장 내 엽록소 함량.
은 포장별 저장온도에 상관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치상으로는 미비,
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Fig. 18).
엽록소의 변화와는 상이하게 육안 상 갈변이 저장 일째부터 높은 저장온도 에서부터6 (25 )℃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 온도 처리부터 잎의 맥을 따라 곰팡이가 나타났으며 저장, 15 , 25 , 9℃ ℃
일 이후의 저장온도에서는 의 종류와 두께와 관계없이 상품성이 없을 정도의 갈변이25 film℃
진행되었다 수치상 엽록소 함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생강나무 잎의 조직이 일반채소에.
비해 두껍고 치밀하며 월계수 녹나무 감태나무등과 같은 녹나무과 식물대부분의 경우 잎이, , ,
두껍고 잎의 앞면에 층이 발달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 수 있다wax .35) 이러한 특성으로 생
강나무 잎도 쉽게 무르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산마늘 잎의 저온저장 시에 여일까지. 4 40℃
저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 같은 장기저장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조직 특성상 매우

치밀한 조직 때문이라고 하였다.36) 그러나 잎에 비교적 수분을 많이 함유한 와Japanese mint
저장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엽록소 함량의 파괴가 많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lemongrass .28,29) 저

장 중 엽록소 함량 변화는 저장 식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높은 온도에서 엽록소 파괴가 큰 것은 호흡에 의한 저장 영양소의 파괴에 기인한 것으로 본

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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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hange of ethylene production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packaged with different film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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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different films on the chlorophyll contents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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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식물의 섭취는 무기물의 급원으로 적절한 함량도 중요하겠지만 이들 영양

원소 사이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37) 저장 중 내적 품질의 비교를 위해 온도에 따른 포장 별 무
기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 함량은 종류 간의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이Mg film ,
길어질수록 함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Fig. 19).
의 함량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함량이 유지되거나 미비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K

다(Fig. 20).
함량은 저장기간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Mn (Fig. 21).

의 함량은 저장 기간 동안 함량의 변화가 미비하였으며 에 따른 차이 또한 없Zn, Fe, P , film
었다(Fig. 22, 23, 24).
저장 중에 무기염류 변화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소 휘발성이.
있는 같은 알칼리성원소는 저장 중에 생체중의 감소와 함께 어느 정도 감소 가능성이K, Mg
있으나 같은 비교적 이동이 어려운 원소들은 저장 중에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 Zn, Fe
문으로 사료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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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hange of Mg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packaged with

different films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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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hange of K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packaged with

different films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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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hange of Mn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packaged with

different films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 72 -

Fig. 22. Change of Zn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packaged with

different films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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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hange of Fe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packaged with

different films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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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hange of P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packaged with

different films during storage.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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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시험을 종합해 본 결과 두께가 두꺼운 의 이, PE 60 , PP 60 film CO㎛ ㎛ 2함량변화의
결과 과 에 비해 호흡량은 많았으나 포장 내 식물체내의 수분과 미세유공에PE 30 PP 30 ,㎛ ㎛
의한 공기 유동이 적으므로 나 보다 성숙이 지연되며 특히 저온 저장 중에, PE 30 PP 30 ,㎛ ㎛
신선도 유지가 가능함을 저장 중 함량변화와 엽록소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었다ethylene . PP

의 은 과 비교 했을 때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육안60 film PE 60 , ethylene ,㎛ ㎛
상 갈변 등의 품질 저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마늘 저장 시 포장재료 별 인편 중량변화에서.

포장의 저온저장 개월까지도 미만으로 중량변화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로PE film(50 ) 9 5%㎛ 39)

생강나무 잎의 생체로서 일주일 이상이 지난 후의 이용 시에는 이 적당하다고 판PE 60 film㎛
단된다.

나 건조방법에 따른 수율과 향 성분 변화.

연구 목적(1)
채취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야생식용식물은 물론 국내자생 방향성 식물의 건조방법에 따른

향기성분의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0) 이에 장기간 저장을 위한 건조 과정 중 소실
되거나 변화하는 기능성 물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최적 건조 방법을 구명이 필요하

다.

연구 방법(2)
생강나무 생잎 를 자연건조 양건 음건 상온 온풍 건조 동결건100g ( , ; 25 ), (dry oven 70 ),℃ ℃
조의 가지 방법 으로 일간 건조하여 정유 수율과 분석의 시료로 사용하였4 (Fig. 25) 4 GC/MSD
다 모든 건조는 건조 시작 일부터 일 간격으로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변화가 없는 완전건조시. 1
점에서 추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대조구로 채취일이 같은 생강나무의 생잎을 사용하.
였다.

Fig. 25. Effect of drying methods on the leaf shape on 4 day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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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3)
장기저장과 가공이용을 위한 건조 방법별 시험의 중량 변화를 살펴보면 열풍건조와 동결건, ,
조가 거의 동일하게 건조 일 후에 완전 건조 되었다 양건보다는 음건이 건조가 서서히 진행2 .
되었으나 건조 일후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건조가 완료 되었다4 (Fig. 26).

실험 결과 정유 수율은 대조구 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fresh) 0.095g , shade dry(0.068g), sun
순으로 나타났다dry(0.063g), freeze dry(0.055g), oven dry(0.034g) (Fig. 27). 중량변화가 없는

완전 건조 시점에서 수율이 높은 추출법인 수증기 연속 추출법 으로 추출하여 정유수율(SDE)
과 성분분석을 한 결과 대조구인 생체시료가 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음건 양건 동결건조 오, , , , ,
븐건조 순으로 수율의 차이를 확연히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방법의 경우 등의 유효성. vitamin
분을 장기간 저장하는데 우수한 방법이나 휘발성분의 경우 매우 낮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동결 시 낮은 온도에 의하여 정유성분이 산화되거나 또는 건조한 찬 공기의 빠른 순환에 의하

여 유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27).

Fig. 27. Effect of different drying methods on the essential oil yield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Fig. 26. Effect of drying methods on the weight loss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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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별 정유 성분을 살펴보면 는 개 는 개 는 개, oven dry 114 , freeze dry 110 , sun dry 104 ,
는 개 대조구는 개의 성분이 검출 되었다 주요 유효 성분으로 개의 성분shade dry 103 , 100 . 11

을 동정하였다 잎차로 개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법을 사용하여 생강나무의 향기(Table 22).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건조방법 및 제법에 따라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41) 이것은 가
공과정에 있어 효소대사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지며 본 시험의 건조과정 중

에도 유사한 과정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와 가 대조구 와 거의Sun dry shade dry (Fresh leaf)
비슷한 성분 함량을 보였으며 함량을 제외하고, estragole, caryophyllene, spathulenol oven dry
가 현저히 낮은 함량을 보였다(Table 22).

Table 22. Effect of drying methods on the major volatile flavor

compounds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Peak

No.

Peak area %

Compounds
SD

z
ShD OD FD Fre

1 -Pineneα 0.86 0.86 0.09 0.50 0.77

2 -Pineneβ 0.83 0.82 0.14 0.44 0.59

3 -Myrceneβ 0.93 0.92 0.11 0.78 1.27

4 -Phellandreneα 1.09 0.96 0.13 1.39 1.82

5 Camphor 1.21 1.27 0.43 0.95 0.94

6 Borneol 0.27 0.26 0.33 0.23 0.23

7 Estragole 0.21 0.43 0.41 0.45 0.52

8 Acetic acid 2.58 2.55 0.84 2.12 2.53

9 Cyclohexane 4.98 5.00 2.69 5.34 5.59

10 Caryophyllene 12.04 10.98 10.88 10.05 12.63

11 Spathulenol 9.94 10.08 9.00 3.87 1.87

z
SD : Sun Dry, ShD: Shade Dry, OD: Oven Dry, FD: Freeze Dry, Fre:

Fresh leaf

과 함량은 건조방법 별 상호 비교한 결과 와-pinene -pinene sun dry(0.86, 0.83%) shadeα β
가 대조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dry(0.86, 0.82%) (0.77, 0.59%) 0.1%, 0.2% (Fig. 28). Camphor

경우 효과적인 미생물제어 물질로서 보다 에서 높게 나타났으fresh leaf sun dry, shade dry
며 에서 가장 낮았다, oven dry (Fig. 15). 은 에 속하며Phellandrene terpenoid -phellandreneα
은 등에 약eucalyptus, dill, lime, lemon, star anise, fennel, cinnamon, tea tree, thyme 0.03∼

함유하고 있으며10.88% ,42) 특히 생강 향을 발산하는 주요성분으로 생강에 약 정도 함, 6.60%
유하고 있고 생강나무의 줄기에는 잎에는 정도의 함량이 분석되었다, 5.25%, 1.96% .9) 본 연구
에서 생체시료 대조구 의 함량의 분석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 ) -phellandrene 1.82%α
며 의 함량으로 살펴보면 건조별 생강나무 잎의 생강향기 보존은 동결건조 양건, phellandrene ,
과 음건 오븐건조 순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 28). 은 로 가장 높게Borneol oven dry 0.33%
나타났고 은 에서 각각 로 비슷, spathulenol sun dry, shady dry, oven dry 9.94, 10.08, 9.00%
한 함량을 보였고 와 대조구 에서 각각 로 나타났다, freeze dry fresh leaf 3.87, 1.87% (Fig.

은 대조구 로 가장 높았으며28). Caryophyllene 12.63% , sun dry 12.04%, shade dry 10.98%,
에서는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의 성분이oven dry 10.88% , freeze dry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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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열처리에 의한 성분의 휘발에 의한 것으로 판oven dry ,
단된다 또한 쑥의 건조방법 별 정유구성성분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 8)로 볼 때 동결건조방법이
낮은 온도에 의해 정유성분들이 산화되거나 해리되는 과정이 일어난 것으로 본 실험에서도 동

일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생강나무 잎을 이용한 잎차 건조 생산 방법간에 성분의 차이가 있음.
을 보고 했는데 그 결과와 일치한다.43) 즉 의 경우에 찐차가 가장 높았고 양건차나, acetic acid
음건차가 낮았다고 했다 또한 와 가 대조구인 에서 검출된 함. , sun dry shade dry fresh leaf
량과 비슷하게 나타났다(Fig. 28).

Fig. 28. Effect of drying methods on major volatile compounds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SD : Sun Dry, ShD : Shade Dry. OD : Oven Dry, FD : Freeze Dry, Fre : Fresh leaf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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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건조방법 음건 양건 은 단순하며 용이한 방법이나 복원성 및 위생상의 문제를 지니므( , )
로 동결건조방법 및 을 이용한 건조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동결건microwave oven .
조방법은 식품가공 시 색을 보존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44) 본 건조방법의 결과
상업적으로 다량 가공 시 많이 이용되는 와 방법을 상호 비교하면oven dry freeze dry oven

가 휘발성이 비교적 강한 과 주요 향기성분인 함량이 낮았다 따dry , -pinene phellandrene .α β
라서 생강나무 고유의 향기성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이용하는 것이 우수한 것freeze dry
으로 나타났다 동결건조물과 오븐건조물의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Ca, Mg, Mn, Zn
은 오븐건조물이 많은 함량이 나타났고 는 동결건조물이 많게 나타났다, K, Fe, P (Fig. 29).
따라서 생강나무의 잎을 건조하여 가정에서 소량 이용 시에는 전통건조 방법인 음건 이용이,
적당하며 상업적인 대량건조 이용 시 자연건조방법인 음건 양건 의 이용, (shade dry), (sun dry)
이 제한이 있으므로 동결건조 의 방법이 경제성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된다(freeze dry) .
결과적으로 기능성 물질인 수율과 성분 이용을 위해서는 자연건조essential oil (sun dry,

방법이 쑥shade dry) 9)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Fig. 29. Effect of drying methods on the mineral contents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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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출방법에 따른 성분 변화 연구.

연구 목적(1)
자생식물로부터 유용성 물질로 알려진 정유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선발과 추출기

술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천연 정유물의 추출 방법은 원료의 정유성분의 존재 상태 및,
성질에 따라 다르다.45)
추출 용매에 따라 식물체내에 있는 각각 다른 유효성분이 추출 될 수 있으며 같은 성분이라

도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46,47) 용매를 달리 하여 성분별 분석과 정량을 함으로써 추출 후

의 성분자체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2)

가 추출 방법에 따른 비교( )
추출방법에 따른 정유함량 및 성분조사를 위한 정유 의 추출은(essential oil) 2) 순수수증기증류법
(TDE, Traditional steam distillation 과 수증기연속추출방법/extraction) (SDE, Simultaneous steam

의 두 방법 으로 추출 후 비교 하였다 시료는 세절 하여 혼distillation/extraction) (Fig. 1.) . ( )細切

합한 시료에서 생잎 을 취하여 사용하였고 추출시간은 년차 연구를 기준으로 시간 반100g , 1 2 , 3
복 추출 하였다.

나 순수수증기증류법( ) (TDE; Traditional steam distillation/extraction)
생체시료 을 구 에 넣고 또 다른100g 2 joint round flask (5000mL) joint round flask

에 증류수를 채운 후 전열 를 넣어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켰다 증기로 발생(5000mL) bar .
한 물과 정유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분획깔때기 에 추출용매(funnel) [diethyl ether(J.T.Baker,

넣고 분 하여 정유와 섞인 용매만을 분리하였다Mexico, 99.9%)] 200ml , 15 shaking .

다 수증기연속추출법( ) (SDE; Simultaneous steam distillation/extraction)
생체시료 과 증류수 을 에 넣은 후 전기100g 4000mL 5000mL round flask heating mantle
로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켰다 추출용매는 회 추출시마다. 1 diethyl ether(J.T. Baker,

사용하였으며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용매온도 를 조절하였다Mexico, 99.9%) 200mL , (60 ) .℃

추출 후 용매내의 수분제거를 위한 탈수제로 Na2SO4 황산화나트륨 를 적당량 넣은 후( ) 5℃
에서 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수분제거 후incubator over night . rotary evaporater(EYERA.

로 감압농축하여 정유만을 분리하여 수율을 측정하고Tokyo Rikakikkai Co., LTD) ,
로 성분을 측정하였다GC/MSD(GC: agilent 6890, MSD : 5975) .

라 추출 용매에 따른 비교( )
이용 추출Diethyl ether (J.T. Baker, Mexico, 99.9%)①

법으로SDE 2) 생체시료 를 회 추출시마다100g 1 diethyl ether(J.T. Baker, Mexico, 99.9%)
사용하였으며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용매온도를 조절하여 분석 시료를 제조하였다200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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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추출Dichloromethane (JUNSEI, Japan, 99.0%)②
생체시료 을 증류수 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진 을 첨가하여100g 140mL 100ml shaking

에서 의 조건으로 시간 반응 시킨 후 반응 시킨 시료를incubator 20 50rpm 2 , centrifuge℃
으로 분간 원심분리하여 용매층을 분리하여 분석시료를 제조하였다3000rpm 30 .48)

연구 결과(3)

가 추출 방법에 따른 비교( )
생강나무 잎의 추출방법에 따른 정유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순수수증기증류법 이 신선(TDE)
잎 당 수증기연속추출법 이 이 추출되었다 이는 법이 물100g 0.03g, (SDE) 0.09g (Fig. 30). SDE
과 시료를 함께 함으로서 식물체가 중탕 되면서 체내 정유가 대부분 추출되며 그에 따boiling ,
른 증기의 연속적인 순환으로 더욱 높은 수율이 나왔다고 본다 반면에 법은 수증기만으. TDE
로 시료를 직접 추출함으로 체내 정유가 완전히 추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
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결과는 생강나무 부위 별 정유함량 년차 실험에서. 1 SDE
법에 의한 정유함량이 당 이 추출됐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100g 0.08g .

Fig. 30. Effect of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n the essential oil yield

in Lindera obtusiloba Bl. leaf.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분석을 하여 주요 오일성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과 을GC/MSD caryophyllene cyclohexane
제외하고 추출물이 배 이상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SDE 2 (Table 23).
토대로 이 후 시험에서의 추출에서는 모두 법을 적용하였다 두 추출법을 비교하면 추출과SDE .
정상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성분이 적은 법이 식물체 자체를 수증기로만 추출하는 법SDE TDE
에 비해 경제성 있는 추출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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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Volatile flavor compounds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treated with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Peak

No.

Peak area(%)
Compound

TDE SDE

1 -Pineneα 0.06 0.77

2 Camphene 0.09 1.15

3 -Pineneβ 0.10 1.00

4 -Myrceneβ 0.19 1.27

5 -Phellandreneα 0.45 1.82

6 Camphor 0.50 0.84

7 Borneol 0.11 0.23

8 Estragole 0.17 0.52

9 Acetic acid 1.22 2.53

10 Cyclohexane 6.86 5.59

11 Caryophyllene 15.70
z

12.63

12 Spathulenol 3.78 1.87

z Highest compound

나 추출 용매에 따른 비교( )
추출 유기용매에 대한 수율 비교 시험에서 와 의 용매를 이용diethyl ether dichloromethane
하여 생잎 를 추출한 결과 분석된 성분종류와 함량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100g . Diethyl

용매를 사용한 구에서는 약 종의 물질이 분석되었으며 용매에서는ether 11 , dichloromenthane
종의 물질이 나타났다 의 구성성분 중 과 의 함량은 오히3 . Essential oil cyclohexane spathulenol
려 용매의 추출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dichloromenthane (Table 24).
이와 같은 추출 용매에 따른 오일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보고된 바 있다.49) 따
라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유기용매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24. Effect of different solvent using ectraction on the

volatile flavor compounds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Peak No.
Compounds

Peak area(%)

Diethyl ether Dichloromethane

1 .-Pineneα 0.77 —z

2 -Pineneβ 0.59 —
3 -Myrceneβ 1.27 —
4 -Phellandreneα 1.82 —
5 Camphor 0.94 —
6 Borneol 0.23 —
7 Estragole 0.52 —
8 Acetic acid 2.53 —
9 Cyclohexane 5.59 7.8

10 Caryophyllene 12.63
y

4.1

11 Spathulenol 1.87 4.8

z
Not detection

y
Highest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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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나무 잎차 및 천연혼합음료개발 및 기호도 조사3.

가 건조방법 별 생강나무 잎차 개발.

연구목적(1)
생강나무 잎차를 음용하기 위한 최적의 잎차 제조방법 규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 잎차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높은 선호도를 갖는 잎차 선발을 위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2)
생강나무 잎차를 제조하기 위해 생강나무 잎을 잘 수세한 후 물기를 제거하여 시료로 이용

하였다 잎차는 열풍건조방법 동결건조방법 찐 후 덖음방법 가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 , 3 (Fig.
31).43,50,51) 열풍건조방법은 의 열풍 건조기에서 시간에 회 뒤집으면서 시간동안 열풍80 1 1 10℃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동결건조방법은 생강나무 잎을 동결건조기에서 시간 동안 동결건조한. 48
후 를 이용하여 에서 분 간 볶아 제조하였다 찐 후 덖음 방법은 찜기를 이용hotplate 160 10 .℃
하여 에서 분간 찐 생강나무 잎을 를 이용하여 에서 분간 차 덖음 처리100 1 hotplate 200 10 1℃ ℃
하여 분간 유념하고 다시 에서 분간 차 덖음 처리하여 분간 유념하였다 그 후5 150 10 2 5 . 10℃
에서 분간 차 덖음 처리하여 분간 유념한 후 에서 분간 열풍 건조하여 제조하였0 20 3 5 80 40℃ ℃

다.
각 방법으로 제조한 시료 에 의 생수 를 가한 후 분간 우려내어 색 향 맛 전1g 80 200ml 2 , , ,℃
체적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점 기호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검. 10
사요원은 대학원생 명으로 구성하였다17 .52,53)

Fig. 31. Lindera obtusiloba Bl. leaf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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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3)
각 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 잎차를 색 향 맛 및 전체적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 ,
한 결과는 와 같다 향과 맛은 열풍건조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잎차에서 높은 선호Table 25 .
도를 보이고 색은 동결건조 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잎차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큰 유,
의성은 보이지 않았다(Fig. 32) 그러나 전체적인 선호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향과 맛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열풍건조방법이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색에서 높,
은 점수를 보인 동결건조방법이 그 다음의 선호도를 보였다.

Table 25.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Drying method Flavor Taste Color Total palatability

Oven dry 5.15±2.09
a

5.59±2.29
a

4.44±1.84
a

5.62±2.21
a

Roasted tea

after steaming
4.35±1.67

a
4.48±1.52

a
4.59±1.91

a
4.15±1.54

b

Freeze dry 3.99±1.96
a

4.33±1.79
a

5.64±1.49
a

4.50±1.54
ab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column(p<0.05)

Fig. 32.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각 제조방법별 생강나무잎차의 강도를 조사하였

다 향의 경우 구수한 향은 제조방법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풋내의 경우 볶음 처(Table 26).
리를 한 열풍건조방법과 찐 후 덖음 방법에서 풋내의 강도가 낮은 반면에 동결건조방법은 다

른 제조방법과 달리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른 제조방법은 건조되며 열을(Fig. 33).
접하지만 동결건조방법의 경우 건조 중에 열을 접하지 않고 저온상태에서 건조되기 때문에 가

열로 인한 성분 변화의 폭이 적기 때문인 것을 판단된다 맛의 경우도 구수한 맛의 경우는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떫은 맛의 경우 열풍건조방법이 다른 제조방법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은 강도를 보였다 색의 경우에는 동결건조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색의 강도(Fig.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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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았으나 색의 진한 정도가 개인의 선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Table 26, Fig. 35),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생강나무잎차의 음용에 적절한 제조방법은 열풍건조방.
법이라고 판단 할 수 있었다.

Table 26. Intensit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Drying method
Flavor Taste

Color
Grassy Sweet Astringency Sweet

Oven dry 4.47±2.46
b

3.62±1.68
a

1.84±2.15
b

4.59±2.15
a

2.79±1.57
b

Roasted tea

after steaming
4.03±2.48

b
3.86±2.21

a
4.16±2.32

a
3.75±2.08

a
3.66±1.59

b

Freeze dry 6.73±1.94
a

3.51±2.13
a

5.39±2.06
a

4.45±2.41
a

5.95±1.57
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column(p<0.05)

Fig. 33. Grassy intensit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Fig. 34. Astringency intensit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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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olor intensit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나 건조방법 별 생강나무 꽃차 개발.
연구목적(1)

최근에 다양한 꽃차가 보급되고 있어 생강나무 꽃차 생산을 위해서는 최적 꽃차 제조방법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 잎차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높. ,
은 선호도를 갖는 잎차 선발은 산업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바 제조방법에 따른 꽃차 생산 실험

을 실시했다.
연구방법(2)

생강나무 꽃차를 제조하기 위해 생강나무 꽃을 잘 수세한 후 물기를 제거하여 시료로 이용

하였다 꽃차는 열풍건조방법 동결건조방법 찜 방법 가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열. , , 3 (Fig. 36).
풍건조방법은 의 열풍 건조기에서 시간에 회 뒤집으면서 시간동안 열풍 건조하여 제80 1 1 10℃
조하였다 동결건조방법은 생강나무 꽃을 동결건조기에서 시간 동안 동결건조한 후. 48 hotplate
를 이용하여 에서 분 간 볶아 제조하였다 찜 방법은 찜기를 이용하여 에서 분간160 10 . 100 1℃ ℃
찐 생강나무 꽃을 음지에서 건조시켜 제조하였다.
각 방법으로 제조한 시료 에 의 생수 를 가한 후 분간 우려내어 색 향 맛0.5g 80 200ml 2 , , ,℃
전체적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점 기호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10
검사요원은 대학원생 명으로 구성하였다17 .

Fig. 36. Lindera obtusiloba flower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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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3)
각 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 꽃차를 색 향 맛 및 전체적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 ,
한 결과는 과 같다Table 27 .
찜 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꽃차가 색을 제외한 향 맛 전체적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선호, ,
도를 나타냈지만 유의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향의 경우에 있어서 각 방법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찜 방법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다음이 동결건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이 열풍건조방법이었다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강도에 대한 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찜 방법의 경우 유의적으로 큰 차이(Table 28).
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풋내의 경우 강도가 낮을수록 구수한 향의 경우 강도가 높을수록 향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생강나무꽃(Fig. 37).
차의 음용에 적절한 제조방법은 열풍건조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7.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flower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Drying method Flavor Taste Color Total palatability

Oven dry 4.78±1.44
b

5.01±2.51
a

6.29±2.61
a

4.96±2.10
a

Freeze dry 5.23±2.84
ab

5.00±2.78
a

6.79±2.19
a

5.43±2.60
a

Steam 6.42±1.77
a

5.66±2.35
a

6.78±2.00
a

6.00±2.18
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column(p<0.05)

Fig. 37.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flower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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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Intensit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flower teas prepared by various process.

Drying method
Flavor Taste

Color
Grassy Sweet Astringency Sweet

Oven dry 3.61±2.35
a

4.15±2.62
a

3.85±2.52a 4.32±2.82
a

6.38±2.12
a

Freeze dry 4.65±3.00
a

4.98±3.02
a

4.00±2.79
a

4.68±3.14
a

7.05±1.68
a

Steam 3.74±2.39
a

5.09±2.86
a

3.66±2.37
a

5.16±2.89
a

6.62±1.80
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column(p<0.05)

다 천연혼합음료 개발.

연구목적(1)
생강나무 잎차를 단용으로 할 경우에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잎차의 맛과 향 색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생강나무 잎차 추출액에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허브인 로즈매리 추출액을 첨가하

여 기호성이 향상된 음료형태의 혼합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54)

연구방법(2)
열풍건조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 잎차 을 추출기10g (HD7400, Philips Electric Co, China)
에 넣고 의 열수를 의 속도로 분사하여 추출하는 회분식 추출을 시행하500ml 90 100ml/min℃
였으며 총 회 추출하였다, 5 .55) 회수한 추출액은 생강나무잎차추출액(LTE : Linder obtusiloba
leaf tea extract)으로 칭하였다 로즈매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을 추출기에 넣고 추출하였으. 10g
며 총 회 추출하였다 회수한 추출액은 로즈매리차 추출액 으로, 5 . (RTE : rosemary tea extract)
칭하였다.
추출액의 색택과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와 의 색을LTE RTE microplate

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가용성 고형분spectrophotometer(PowerWaveXS, Bio-Tek) .
함량은 추출액을 에서 건조하여 잔류물의 양으로부터 계산하였다105 .℃ 56)

와 를 다양한 비율로 희석하여 혼합음료를 제조한 후 향 색 맛 전체적 기호도에LTE RTE , , ,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53)

연구결과(3)
생강나무잎차를 추출 횟수를 달리하여 추출한 후 색택을 비교하기 위해 최대 흡수파장으로

확인된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강나무잎차 추출액의 흡광도는 과 같이 생670nm . Fig. 38
강나무잎차를 차로 추출한 추출액은 값을 나타내었고 차 추출액은 값 나타내었는1 0.032 2 0.015
데 이는 차 추출액의 에 불과하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차 추출액과 차 추출액의 경, 1 50% . 1 2
우 큰 차이를 보였으나 차 이후에는 그 차이가 미약하여 차 추출에 의해 대부분의 가용성2 1
고형분이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강나무 잎차의 추출은 차 추출이(Fig 39 40). 1～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실험에서는 차 추출로 를 제조하였다1 L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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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Effect of number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on

absorbance of hot water extract.

Fig. 39. Effect of number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on

soluble solid of hot wate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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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Comparison of color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extract.

(LTE 1 : first extract, LTE 5: last extract)

로즈매리 추출물의 경우도 생강나무잎차 추출액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차(Fig. 41). 1
추출한 추출액의 흡광도는 을 나타내었고 차는 차부터는 이하를 나타내었다0.017 2 0.011, 3 0.003 .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은 차 차에 차에 로 차와 차 추출시 대부분의 가1 0.16g, 2 0.15g, 3 0.09g 1 2
용성 고형분이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광도와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볼 때(Fig 42~43.)
로즈매리차 추출물 또한 차 추출물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실험에서는 차 추출로1 1

를 제조하였다RTE .

Fig. 40. Effect of number of rosemary tea on absorbance of

hot wate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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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Effect of number of rosemary tea on soluble solid

of hot water extract.

Fig. 42. Comparison of color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extract.

(RTE 1 : first extract, RTE 5 : last extract)

와 의 차 추출물을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하고 음용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 배LTE RTE 1 2
희석하여 생강나무 로즈매리 혼합음료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혼합음료를 가지고 향 맛 색 및. , ,
전체적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와 같다 의 비율이Table 29 . LTE:RTE

일 때 색과 전체적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장 높은 점수를50:50(v:v) ,
얻었고 향에서는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맛의 경우는, 6.67 .

일 때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75:25(v:v) 6.33 .
이러한 결과는 로즈매리차 추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향과 색의 기호도가 높아져 에50:50(v:v)
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다가 생강나무잎차 추출물과 로즈매리차 추출물의 비율이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관능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강나무 로즈매리 혼합음(Fig 43).
료는 의 비율이 일 때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LTE:RTE 50:50(v: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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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rosemary tea beverage with different

mixing ratios.

LTE:RTE(v:v)
z

Flavor Taste Color Total palatability

100:0 5.75
ab

5.25
a

6.08
a

5.50
a

75:25 6.25
ab

6.33
a

6.42
a

5.83
a

50:50 6.67
a

5.92
a

7.00
a

6.33
a

25:75 6.17
ab

5.75
a

6.67
a

5.92
a

0:100 5.27
b

4.53
a

4.80
a

4.67
b

z
Mean LTE : Lindera obtusiloba leaf tea extract, RTE : Rosemary tea extrac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column(p<0.05)

Fig. 43.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rosemary tea beverage with different mixing ratios.

라 시중 판매 생강차와의 비교연구.

연구목적(1)
열풍건조방법으로 제조된 생강나무 잎차의 기호도와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방향성 성

분을 함유하고 있는 생강차와 생강나무잎차의 기호도를 조사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9)

연구방법(2)
열풍건조방법으로 제조한 생강나무 잎차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신선한 생강을 구입하여 세절

한 다음 냉동 건조로 제조한 생강차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화된 생강차 뉴 생강차 국제식품, ( , )
를 가지고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생강나무 잎차 에 의 물 를 가한 후 분간 우려내었고 생강차는 동결건조기에1g 80 100ml 2 ,℃
서 시간 동결건조 시킨 후 분쇄하였고 분쇄된 시료 에 의 물 를 가한 후 잘 저24 , 1g 80 100ml℃
어주었다 제품화되어 판매생강차는 기재된 음용방법에 따라 한 포 에 의 물 를. (15g) 80 100ml℃
가한 후 잘 저어준 다음 색 향 맛 전체적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 , .
점 기호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검사요원은 대학원생 명으로 구성하였다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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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3)
생강나무 잎차 생강차 제품화된 판매생강차를 색 향 맛 및 전체적 선호도에 대하여 관능, , , ,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 같다 향의 경우 생강차가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Table 30 . 6.67
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색의 경우에는 생강나무 잎차가 로 유의적으로 가장. 6.75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맛과 전체적 선호도의 경우 판매생강차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 ,
나 생강나무 잎차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생강차는 다른 차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관능검사를 통해 생강나무 잎차의 기호도가 시중에서 판매되(Fig 44).
는 생강차와 비교하여 유의차를 보이지 않으므로 제품화되어 판매할 경우 경제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제품화된 차와 차이가 없었던 것은 다양한 재료 잣 대추 가 오히려 맛을 떨어뜨( , )
린 결과로 생각된다.

Table 30.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ginger tea and ginger tea product.

Samples Flavor Taste Color Total palatability

Lindera obtusiloba

Leaf tea
z 6.25 a

w
5.75 a 6.75 a 5.92 a

Ginger tea
y

6.67 a 3.58 b 5.42 b 4.33 b

Ginger tea product
x

6.08 a 5.92 a 5.17 b 6.00 a
z
Leaf tea made hot air drying method

y
Powder using freeze drying method with fresh ginger

x
Manufactured ginger tea mixed with different materials(pinus fruits and cutted jujuwe)

w
Mean sepe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44. Sensory evaluation of Lindera obtusiloba leaf tea,

ginger tea and ginger te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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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요.

생강나무 채취량(1)
생강나무의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경사가 심한 계곡과 골을 형성했던 곳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주로 산에 높은 곳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또한 생강나무의 형태적 특, .
징을 살펴보면 수고의 평균이 정도로 교목이다3~5m .
생강나무 채취량은 시간당 채취량을 조사를 하였다 조사한 결과 성인 인이 시간에 채취할. 1 1
수 있는 양은 꽃은 잎은 이상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성인 인이 일 시간을 채350~450g, 1kg . 1 1 8
취를 하였을 경우 꽃은 잎은 만큼 채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2.5kg ~ 3.0kg, 10kg ~ 11kg

하지만 이 측정량은 생강나무의 수고가 낮은 나무 정도 와 높은 나무(Table. 31.). (1m~2m ) (2m
이상 의 아랫부분을 주로 채취한 결과로서 지역에 따라 수고의 높이가 채취량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생강나무 자생군락지의 일부 지역에서 채취한 결과로서 꽃과 잎의 채취량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식물보호차원에서 많은 양의 채취는 식물의 생육을 억제시켜 다음해,
채취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생강나무의 집단적 재배를 통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면 기능

성 식품으로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Table 31. Harvesting amount of flower and leaf.

Standard Flower Leaf

1 Person / 1 day(8hr.) 2.5kg ~ 3.0kg 10kg ~ 11kg

2 Person / 1 day(8hr.) 5.0kg ~ 5.5kg 21kg ~ 22kg

3 Person / 1 day(8hr.) 7.5kg ~ 8.0kg 32kg ~ 33kg

원료 보관 방법(2)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채취하여 보관을 하였을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어떻게 보관을 하

는가에 대한 것이다 잎의 저장 및 건조 실험을 하였을 경우 저장에서는 저온 에서. MA (5 ) PE℃
건조의 경우 동결건조가 최적 조건으로 구명하였다60 ,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채취 후 보관을 저온저장고 열풍건조기 및 동결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
처리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대단위의 시설들이 미비하.
거나 없는 실정이다.
대단위 저온저장고 동결건조기 및 진공건조기 시설물의 경우 설치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급형으로 나와있는 열풍건조기는 농가에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다.
(Tab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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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Drying machine of hot pepper supplied in farmer.

H Company HY Company D Company DY Company

Size 1190*950*1900 1130*2180*1875 745*1040*2100 1395*2900*2275

Electricity 6Kw/h 8.31Kw/h 2.5Kw/h 425.6Kw/h

Dry hour 33 hour 1~2day - -

Drying

amount
- 150~260kg 150~170kg 312~520kg

Method
Hot air

circulation
Hot air

Inner hot air

circulation

Air press

injection

/pressed air innet

Applied

crop

Agri. product

medicinal plant

Agri. product

medicinal plant

Agri. product

medicinal plant

Agri. product

medicinal plant

설치비 가격을 조사한 결과 열풍건조기 용 의 경우 원으로 가장 저렴하였고(100kg ) 1,500,000 ,
저온저장고 평 기준 는 원 진공건조기 용 원 동결건조기 용(3 ) 5,000,000 , (500kg ) 120,000, 000 , (500kg )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250,000,000 .
종합적으로 생강나무의 잎의 기능성 식품에 따른 이용 형태에 따라서 보관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용 형태가 차 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 조사 시험에서 열풍건조 후 제조한 제품에서. (tea)
높은 기호도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채취 후 저렴한 열풍건조기에 처리 후 비닐백 등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쌈용으로 판매되는 생잎은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후 저장을 실시하여 유통해도 될MA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장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크기에 따라 등 단. MA 1bag( 20, 50, 100g )
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재로서 생강나무의 대단위 재배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많은 양의 잎을 채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소단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음건하거나 농가에 설치된.
열풍건조기를 사용하고 과수나 채소 등의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여 할 수 있지만 산업화가 이루

어질 경우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동결건조 등을 이용 단시간 원료를 처리하는 대단위 시

설물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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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제 세부2 : 2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안전성 검증,․
생리활성 물질의 정제 및 구조분석

고려대 이광원 교수팀( )
생강나무의 용매별 추출분리 조건 확립 및1. in vitro 기능성 평가

가 검색연구를 위한 생강나무 활성성분 추출물 시료제조.

연구 목적(1)
국내 자생하는 생강나무의 경우는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성에 따라 분리시키고,
분리된 활성 획분은 차후 활성검색 연구에 쓰인다.

연구 방법(2)
동결건조된 생강나무엽(Lindera obtusiloba blume 을 분쇄하여 에탄올에leaves, LOBLs) 70 %
서 시간 동안 환류 냉각 추출 후 추출물은3 , 원심분리 한 후 재차 상(7000 rpm, 30 min, 4 )℃
등액을 여과하였다 된 상등액을 감압증류한 다음 동결건조를 하whatman No. 42 . Filtering
여 에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에탄올 추출물을 물에 녹인 뒤 순차적으로 헥산 클로로70 % . 70 % ,
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획분으로 극성에 따라 일차적 분리를 하였다, , 57).

Mixed with buthanol and vigorous shaking

Butanol layer H
2
O layer

Lindera obtusiloba Blume

Crude extract

Extracted with 70% ethanol for 3h at boiling point (2 times)

Disolved in water and mixed with hexane and vigorous shaking

Hexane layer H2O layer

Chloroform layer H2O layer

Mixed with chloroform and vigorous shaking

Ethyl acetate layer H
2
O layer

Mixed with ethyl acetate and vigorous shaking

Mixed with buthanol and vigorous shaking

Butanol layer H
2
O layer

Lindera obtusiloba Blume

Crude extract

Extracted with 70% ethanol for 3h at boiling point (2 times)

Disolved in water and mixed with hexane and vigorous shaking

Hexane layer H2O layer

Chloroform layer H2O layer

Mixed with chloroform and vigorous shaking

Ethyl acetate layer H
2
O layer

Mixed with ethyl acetate and vigorous shaking

Butanol layer H
2
O layerButanol layer H

2
O layer

Lindera obtusiloba Blume

Crude extract

Extracted with 70% ethanol for 3h at boiling point (2 times)

Disolved in water and mixed with hexane and vigorous shaking

Hexane layer H2O layer

Chloroform layer H2O layer

Mixed with chloroform and vigorous shaking

Ethyl acetate layer H
2
O layer

Mixed with ethyl acetate and vigorous shaking

Scheme 1. The separation and purification steps of LO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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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3)
생강나무 잎 에탄올 추출물 을 의 물에 녹인 뒤 헥산 와 섞어서 격렬하게 흔든70 % 100.0 g 2 L 2 L
다음 층 분리가 일어나도록 시간 정치 시켜서 헥산층만을 얻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3 4 . 3,～ 번 반복하4
여 에탄올 추출물에서 헥산 층으로 옮겨 갈수 있는 물질들을 완벽하게 분리시킨 뒤70 % 남은 물 층에 대

하여 헥산 층과 같은 방법으로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등으로 순차적으로 극성별로, , 70 %
에탄올 추출물을 차적 분리를 하였다 그에 대한 수율은 와 같다1 . table 33 .
수율은헥산층 물층 부탄올층 에틸아세테이트층 클로로포름층(27.3 g), (27.0 g), (16.4 g), (10.0 g), (0.9
순으로 높았다g) .

Table 33. Yields of layer in the separation by different steps of organic solvent based on LOBLs's

70 % EtOH extract.
Refining step Yield of total soluble (%, w/w)

*

Hexane layer 27.3

Chloroform layer 0.9

Ethyl acetate layer 10.0

Buthanol layer 16.43

Water layer 27.0

*
: yield of total soluble extracted from LOBLs's 70 % ethanolic extract by the solvents.

나 생강나무 추출물의 간기능 보호. (in vitro 기능성 검증)
연구 목적(1)

분리 된 획분 층에 대하여 어느 획분 층이 활성이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하여 간기능 보호를 기초 실험

으로 하여 활성 검색을 하며 선택된 활성 층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간기능 보호 효과를 검증한다, .
연구 방법(2)

가 간으로부터 간세포의 분리( )
의 간으로부터 의 분리는 단계의 방법Rat hepatocyte 2 collagenase perfusion 으로 Bissel

과 등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Bonny 57 60)～ 을. Rat 와ketamine hydrochloride
의 혼합액으로 마취시킨 후xylazine hydrochloride(1:2) perfusion medium(25 mM Na2HPO4,

3 mM KCl, 120mM NaCl, 11 mM glucose 을, 5 mg/L phenol red, 10% BSA) 200 ml 20
의 유속으로 간 문맥에 약ml/min 분간 관류시키고7 , 0.05% Type collagenase, 4 mM CaClⅠ 2,

의5 mg trypsin inhibitor 을 분의 유속으로 분 초 동안pH 7.5 perfusion medium 15 ml/min 7 30
처리하였다. 의 작용이 끝난 간을 쥐로부터 분리한 후 를 이용하여Collagenase , nylon mesh
washing medium(L-15 medium, 18 mM HEPES, 0.2% BSA, 0.05% glucose, 5 g/mlμ insulin)
으로 분리 세척한다, (Alpini G et al 세포 현탁액을 원심분리, 1994). (500 rpm 하여 상, 3 min.)



- 98 -

등액은 제거하고 에 용액을 처리한 후 와 세포현탁액을cell pellet Percoll 0.4% trypan blue
희석하여 세포수를 계산한다 에서 세포가 된 배양 용기 표. 37 incubator collagen coating℃
면에 부착하도록 시간 배양 후 를 취하여 시간 후 각각의 시료를 처리한4 plating media 20 ,
다.

는 에Cell density 24 well 1.8 × 105 cells/well, 100 ㎜2은 5.0 × 106 을cells/well 원칙으로

한다.

(A) (B) (C)
Fig. 45. Primary cultured hepatocytes from Sprague-Dawley rats.

(A) right after seeding, (B) 4hr after seeding, (C) 24hr after seeding (40X)

나 세포 생존율 측정( )
는 노란색의 가용성 염이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MTT assay tetrazolium 의해 파

란색의 불용성 생성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다 따라서 살아있고 대formazan .
사적으로도 왕성한 세포의 농도를 흡광도 값으로 반영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할 수 있

다.
시간 후에 배양 용기 표면에 부착된 를 대조군20 hepatocytes , 1.5 mM t 만 처리한 실험-BHP

군 또는 생강나무 옆의 에탄올 추출물과 각 획분층 을 처리 후70 % (15.6 / 1000 / )㎍ ㎖ ∼ ㎍ ㎖
1.5 mM t 를 처리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에서 분 처리 후 등에-BHP 37 incubator 30 Morten℃
의한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를 하였다MTT assay 57) 즉 에. , L-15 HEPES medium 5 /mL㎎

용액을 넣고 에서 시간 처리 후 자주색을 띄는 비수용성의 으MTT 40 37 3 MTT formazan㎕ ℃
로 환원시킨 것에 에 녹아있는 를 넣고 를 사용하여1 N HCl 10% SDS 200 ELISA reader㎕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처리군의 값은 대조구를 로 기준하여 감540 nm . MTT 100% viability
소로 표시하였다.

다 소거능 측정( ) DPPH radical
생강나무 옆의 활성 층인 에틸아세테이트 층의 in vitro 에서system radical scavenging

를 가지고activity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용액은 과 방향족(DPPH) ascorbic acid, tocopherol 화합물 등에 의하여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

색됨으로서 항산화 물질의 수소 공여능을 측정한다 생강나무. 잎 에틸아세테이트 층의 radical
는scavenging property Fenglin57), 62)등에 의한 방법으로 유리기인 에 대한 소거능을 실DPPH

험하였다 에탄올에 녹인 에 농도별 시료 를 넣고 잘 섞. 100 mM DPPH reagent 9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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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고 어두운 상태로 분간 보관한 후 에서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30 517 nm
다 대조군으로 를 사용하였다. ascorbic acid .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시료 무첨가군의 흡광도=100-[( / ) 100]ⅹ

N N

O2N

NO2

NO2

Fig. 46. The structure of DPPH..

라 검색( ) Ferric-reducing/antioxidant power assay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낮은 에서 환원제에 의해서Total antioxidant power pH Ferric -

복합체가 로 환원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tripyridytriazine Ferrous - tripyridytriazine 57).
로서 에 용해시킨 에FRAP reagent 40 mM HCl 10 mM TPTZ 2.5 20 mM FeCl㎖ 3·6H2O2.5㎖

과 의 을 가한다 그 후 에 증류수pH 3.6 0.3 M acetate buffer 25 . FRAP reagent 900 60㎖ ㎕
를 넣고 농도별 에틸아세테이트 층 를 넣어 혼합한 것을 에서 분 경과 후에30 37 4 595㎕ ㎕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 곡선으로nm FeSO4·7H2 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O .

마( ) Fe2+ 유도 의 지질과산화억제 활성검색/ascorbate microsome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이 방법은 지방의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화합물 중 의 생carbonyl malonaldehyde
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는 두분자의 와 한분자의malonaldehyde thiobabituric acid

가 반응하여 적자색의 복합체를 형성한다malonaldehyde .

N

N

S

CH

OH

OH

CH CH

N

N

OH

SHHO

Fig. 47. The structure of TBA malonaldehyd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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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배양 후 상등액은 측정시 까지 에서 보관한다 은 을 처2 -20 . Cell 0.2% Triton X-100℃
리하고 TCA (trichloroacetic acid) buffer (0.25 N HCl, 15% trichloroacetic acid, 0.375%

을 첨가하여 상등액과 배양액을 합쳐서thiobarbituric acid, 0.01% butyl hydroxytoluene) 0.5㎖
수조에서 분 동안 끓인 후 상온으로 식혀서 을 넣고 격렬히 흔들어 준다 원95 30 n - butanol .℃

심분리 후 상층액은 와 에서 형광분석기(800 rpm, 10 min) exitation 515 nm emission 552 nm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는.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의 산에 의한 가수분해로 얻어진1,1,3,3-tetraethoxypropane (TEP) malondialdehyde (MDA)
의 표준곡선을 작성한 다음 이에 의거한 측정치를 농도equivalent , MDA (pmol / mg protein)

로 표기하였다57), 63 64)～ .
연구 결과(3)
가 각 획분 층에 대한 활성 검사( )

각 획분 층의 활성 검사를 위하여 를 실시하였다MTT assay . 처리 은 과group control t-BHP 1.5
생강나무의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층 과mM, , , , , 500 g/mlμ t-BHP 1.5 mM 같

이 처리한 으로 나누어진다group . t-BHP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에서 보는바Fig. 48.
와 같이 세포 생존율은 에틸아세테이트 층이 가장 높았으며 비극성인 헥산 층이 가장 낮았다 그래서 본.
세부에서는 에틸아세테이트 층을 가지고 간 기능 보호 및 노화억제 유효성 검증 시료로 선택하였으며 세

포 생존율의 크기는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클로로포름 물 헥산 층의 순으로 높았다, , , , .

0

20

40

60

80

100

120

Control t-BHP H C E B D

Concentration (ug/ml)

C
el
l 
v
ia
b
il
it
y
 (
%
)

**

**

**

**

Fig. 48. Protective effects of each layer of LOBLs's 70% EtOH extract on t-BHP-induced

oxidative stress in cultured rat hepat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500 g/mL of each layer and 1.5 mMμ t-BHP for 30 min.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P

< 0.01, compared with cell treated with t-BHP alone.

H, hexane layer; C, chloroform layer; E, ethyl acetate layer; B, n-butanol layer; W, wat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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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거능 측정( ) DPPH radical
생강나무 옆의 활성 층인 에틸아세테이트 층의 in vitro 에서system radical scavenging

를 가지고activity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에서 에틸아세테이트 층의 소거radical
능을 본 바 를 가지는 농도는50% scavenging activity 이며4.21 ± 0.09 DM/ml ,㎍ positive

로 쓰인 는control ascorbic acid 이다 기존에 소거능이 크다고2.25 ± 0.05 DM/ml . radical㎍
잘 알려진 와 비교를 하였을 때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소거ascorbic acid radical
능이 큼을 알 수 있다.

Table 3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 from LOBLs's EtOAc layer
a
.

DPPH
․
EC50 ( DM/ml)㎍ b

EtOAc layer 4.21 ± 0.09

Ascorbic acid 2.25 ± 0.05

a
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e experiment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P < 0.01.

DM, dry matter.

b
Amount of sample necessary to decrease the initial DPPH concentration by 50%.

다 검색( ) Ferric-reducing/antioxidant power assay
생강나무 에틸아세테이트 층의 에 의한 항산화력은 과 같다 건체 시료FRAP assay Table 35. .
에 대한 수치는FRAP FeSO47H․ 2 의 농도로 나타냈고O 로는 를positive control ascorbic acid
사용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ble 34. 의 수치는LOBLs's EtOAc layer FRAP 2.45 ± 0.01
mmol FeSO4·7H2 이고 기존에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는O/ DM , ascorbic acid 2.54 ±㎎
0.02 mmol FeSO4·7H2 을 나타내는 것을O/ DM㎎ 보아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이트 층은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35. FRAP Assay from LOBLs's EtOAc layer
a
.

a
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e experiment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P < 0.01.

DM, dry matter.

FRAP

(mmol FeSO4·7H2O/ DM)㎎

EtOAc layer 2.45 ± 0.01

Ascorbic acid 2.54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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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Fe2+ 유도 의 지질과산화억제 활성검색/ascorbate microsome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처리 은 과group control t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이트 층 과-BHP 1.5 mM, 1000, 100, 10, 1 g/mlμ
t-BHP 1.5 mM 같이 처리한 으로 나누어진다group . t-BHP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실.
험 결과 t-BHP 1.5 mM 처리한 은 보다 을 많이 일으켰다group control group lipid peroxidation .
그리고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이트 층 1000, 100, 10 을g/mlμ t 와 같이 처리한-BHP 1.5 mM

에서 유의적 차이group (**P < 0.01, *P 를 보이며 생성을 감< 0.05) MDA(Malondialdehyde)
소시켰다 특히 을. 1000 g/mlμ 처리하였을 때는 대비control 77.49 %, 100 을g/mlμ 처리하였을

때는 대비 정도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이를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생강control 37.82 % MDA .
나무 옆이 간 손상을 입었을 때 간 기능 보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체대사 중,
에 생기는 지질과사화물 생성을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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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Effect of LOBLs's EtOAc layer against oxidative stress induced by TBARS with

1.5 mM t-BHP for 30 min in primary cultured rat hepatocyt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P < 0.01, *P < 0.05, compared with

cell treated with t-BHP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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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강나무 추출물의 항당뇨합병증. in vitro 유효성 검증

연구 목적(1)
간기능 보호를 기초 실험으로 하여 활성이 검증된 에틸아세테이트 층에 대하여 항당뇨합변증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2)

가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 억제 실험( ) AGEs
의 에 의1 mL 0.1 M phosphate buffer (pH7.4) 5 mg BSA (bovine serum albumin), 25

생강나무 에틸아세테이트 층 을 넣은 후mM ribose, 1 mM DTPA, 1000, 500, 100, 10 ug ,
배양기에 넣는다 일간 밀폐된 채로 반응시킨다37 . 7℃ 65 66)～ .

나( ) [14 을 이용한 항당뇨합병증 저해 측정C]-lysine glycation

단백질 반응 혼합물의 제조crosslink assay①
의 에 의1 mL 0.1 M phosphate buffer (pH 7.4) 5 mg BSA (bovine serum albumin, fatty

의acid free), 2.5 mM threose, 1 mM DTPA, 2 Ci [μ 14 을 시험하고자 하는 물질에 넣C]-lysine
고 주사여과를 하여 의 살균 에 넣은 후 배양기에 넣는다0.2 m 2 mL cryogenic vial , 37 .μ ℃
이들 은 일간 밀폐된 채로 반응시킨다vial 7 .

단백질 측정glycation- induced protein crosslinking②
반응 혼합물의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반응 혼합물 씩 채취하여 지crosslinking 50 mL 2.5㎝
름의 여과지 에 각각 점착하여 여과지를 말린 후(Whatman international Ltd. England) , 10%

용액에 담아 시간 이상 에서 축적시켰다 여과지를 다시TCA (tricolate acetic acid) 1 4 . 5%℃
용액에 담아 분 동안 실온에서 배양하였다 분 동안 여과지에TCA (tricolate acetic acid) 15 . 30

남아있는 를 제거하기 위해 에서 배양시킨 후 에테르 와 에탄올 을RNA 90 , (ether) (ethanol)℃
비율로 분 동안 실온에서 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배양하였다 최종적으로2:3 30 TCA . 15

분 동안 알코올과 수분을 제거 하기 위해 에테르로 씻어주었다 여과지를 말린 후 에 넣고. vial
의 를 함께 넣고 분 동안4 mL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cocktail solution (ICN, USA) 5

[14C]-N 과 의 포집 정도를-formyl-lysine 2.5 mM threose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로 측정하였다(Beckmann, Germany) 67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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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3)

가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 억제 실험( ) AGEs
처리 은 과group control glycation, A.G.D 25mM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을 억제하는( AGEs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물질)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이트 층 으로, 1000, 500, 100, 10 g/mlμ 나누

어진다 실험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층 의 전 범위에서1000, 500, 100, 10 g/mlμ 유의적 차이(P <
를 보이며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0.01) AGEs . 500 μ
이상의 농도에서는 사용된 보다 효과가 더 큼을 보였다g/ml positive control aminoguanidin .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생강나무 옆이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AGEs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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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Glycation inhibitory activity of LOBLs's EtOAc layer.

The percentage of glycation inhibitory activity calculated as compared to the blank group (100 %).

Values represent the mean (n=3) ± S.D. P < 0.01, compared with 100 % glycation alone.

A.G.D: aminoguan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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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4 을 이용한 항당뇨합병증 저해 측정C]-lysine glycation
처리 은 과group control glycation, A.G.D 25mM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glycation
있는 물질)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이트 층 으로, 5000, 4000, 3000, 2000 g/mlμ 나누어진다 실험 결.
과 에틸아세테이트 층 의 전 범위에서5000, 4000, 3000, 2000 g/mlμ 유의적 차이(P 를 보< 0.01)
이며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상의 농도에glycation . 5000, 4000 g/mlμ
서는 사용된 보다 효과가 더 큼을 보였다positive control aminoguanidin .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생강나무 옆이 생성glycation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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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Glycation inhibitory activity of LOBLs's EtOAc layer using [
14
C]-lysine.

The percentage of glycation inhibitory activity calculated as compared to the blank group (100 %).

Values represent the mean (n=3) ± S.D. P < 0.01, compared with 100 % glycation alone.

A.G.D: aminoguanidin

라 적요.
당해 연도 과제인 생강나무의 용매별 추출분리 조건 확립 및 in vitro 기능성 평가 검색연구를 위한:
활성성분 추출물 시료제조에서 각 획분 층의 활성 검사를 위하여 를 실시하였다MTT assay . 처리

은 과group control t 생강나무의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층-BHP 1.5 mM, , , , ,
과500 g/mlμ t-BHP 1.5 mM 같이 처리한 으로 나누어지며group , t-BHP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세포 생존율은 에틸아세테이트 층이 가장 높았으며 비극성인 헥산 층이 가장 낮았다 그래서.
본 세부에서는 에틸아세테이트 층을 가지고 간 기능 보호 및 항당뇨합병증 유효성 검증 시료로 선택하였

으며 세포 생존율의 크기는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클로로포름 물 헥산 층의 순으로 높았다, , , , .
생강나무 추출물의 간기능보호(in vitro 기능성 검증에서 생강나무 옆의 활성 층인 에틸아세)
테이트 층의 in vitro 에서 를 가지고system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수행한 라디컬 소거활성 시험에서 에틸아세테이트 층의DPPH 소거능을 본 바radical 50%
를 가지는 농도는scavenging activity 이며4.21 ± 0.09 DM/ml ,㎍ 로 쓰인positive control

는ascorbic acid 이다 기존에 소거능이 크다고 잘 알려진2.25 ± 0.05 DM/ml . radical㎍
와 비교를 하였을 때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소거능이 큼을 알ascorbic acid radical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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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항산화력은 건체 시료에 대한 수치는FRAP assay FRAP FeSO47H․ 2 의 농도로O
나타냈고 로는 를 사용하였다positive control ascorbic acid . 의LOBLs's EtOAc layer FRAP
수치는 2.45 ± 0.01 mmol FeSO4·7H2 이고 기존에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O/ DM ,㎎

는ascorbic acid 2.54 ± 0.02 mmol FeSO4·7H2 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생강나무의 에O/ DM㎎
틸아세테이트 층은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e2+ 유도 의 지질과산화억제 활성검색에서/ascorbate microsomes 처리 은 과group control
t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이트 층 과-BHP 1.5 mM, 1000, 100, 10, 1 g/mlμ t-BHP 1.5 mM 같이 처
리한 으로 나누어지며group t-BHP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실험 결과. t-BHP 1.5 mM
처리한 은 보다 을 많이 일으켰다 그리고group control group lipid peroxidation . 생강나무의 에틸

아세테이트 층 1000, 100, 10 을g/mlμ t 와 같이 처리한-BHP 1.5 mM 에서 유의적 차이를group
보이며 생성을 감소시켰다 특히 을MDA(Malondialdehyde) . 1000 g/mlμ 처리하였을 때는

대비control 77.49 %, 100 을g/mlμ 처리하였을 때는 대비 정도의 생성control 37.82 % MDA
을 감소시킨다 이를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생강나무 옆이 간 손상을 입었을 때 간 기능 보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체대사 중에 생기는 지질과사화물 생성을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강나무 추출물의 항당뇨합병증 in vitro 유효성 검증의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 억AGEs
제 시험에서 처리 은 과group control glycation, A.G.D 25mM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을( AGEs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물질)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이트 층, 1000, 500, 100, 10 g/mlμ
으로 나누어진다 실험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층 의 전 범위에서1000, 500, 100, 10 g/mlμ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AGEs . 500 μ
이상의 농도에서는 사용된 보다 효과가 더 큼을 보였다g/ml positive control aminoguanidin .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생강나무 옆이 아마도리 화합물 및 생성AGEs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4 을 이용한C]-lysine 항당뇨합병증 저해 측정에서glycation 처리 은 과group control glycation,
A.G.D 25mM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물질(glycation ) 생강나무의 에틸아세테,
이트 층 으로5000, 4000, 3000, 2000 g/mlμ 나누어진다 실험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층 5000, 4000,

의 전 범위에서3000, 2000 g/mlμ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할glycation
수 있다 특히 이상의 농도에서는 사용된 보. 5000, 4000 g/ml positive control aminoguanidinμ
다 효과가 더 큼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생강나무 옆이 생성glycation 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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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2. in vivo 기능성 평가

가 생강나무 추출물의 간기능 보호. in vivo 기능성 검증
간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로서 생활하는데 필수조직이며 다른 조직의 기능,
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화롭게 관리한다 그리고 동원 가능한 에너지의 근원을 쉽게 저장. ,
제공하므로 영양소의 대사기능 해독기능 순환조절기능에 관여하고 있으며 간의 화학적 잠재, , ,
력과 빠른 재생력 등의 이유로 화학공장 저장고 침묵의 장기라고도 한다‘ ’, ‘ ’, ‘ .
간 손상의 원인으로는 알코올 흡연 외에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독물 또는 약제에 의한, ,
중독 영양장해 및 순환장해에서 스트레스 같은 신변의 원인 등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다 또한, . ,
산화적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성 유해 산소종 의 생성은 간섬유(reavtive oxygen species; ROS)
화 신장염 피부질환 당뇨병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 , . free radical(․
OH, O․ 2- 은 분자상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여 다른 분자들과 반응하면서 생성되어 노화 염) ,
증 발암 동맥경화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세포막은 생성, , ) .
된 에 의해서 지질과산화의 표적이 되어 세포 소기관들이 정상적인 구조 및 기능을free radical
잃게 되며 국소적인 손상은 물론 알데하이드와 같은 지질과산화 분해산물이 생성부위에서멀리,
떨어진 부위로 이동하여 세포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지질과산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t-butyl hydroperoxide(t 를 투여 할 경우 간세포에서 효소에-BHP) cytochrome P-450
의해 세포 구성물들을 산화시킬 수 있는 이나 로 분해alkoxy free radical peroxyl free radical
되며 이러한 산물들이 의 손상을 가져와 결국 세포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간세포의, DNA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는 실험모델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t 는 간세포에서-BHP

형성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에 의한 생체malonedialdehyde (MDA) . free radical
의 산화적손상은항산화 효소와 와 같은 비효소적 항산화vitamine A, vitamine C, vitamine E
물질에 의해 어느 정도 방어되어 진다 특히 몇 몇 천연물들은 지질과산화에 의한 손상을 효과.
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종양 및 노화의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함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강나무 추출물이 t 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BHP
기능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 손상시 유도되는 효소인 와 를 조사하고 지질ALT AST ,
과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와 조직병리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간기능 개선효과를 알아보고MDA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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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1)
국내 자생하는 생강나무 추출물을 가지고 이미 in vitro에서 검증된 간 보호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한
in vivo에서 재검증하여 생강나무 추출물의 간기능 보호효과를 검증한다, .

연구 방법(2) 70 76)～

가( )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정도 되는 주 주령의 수컷을 주 샘타코로 부터200g 7 Sparague-Dawley ( )
분양 받아 일주일간 적응 사육시킨 후 체중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마리씩 군으로8 4
나누어 총 주 동안 사육하였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습도 채광은 시간 명암1 . 20 22 , 50%, 12～ ℃
조명 을 유지하였으며 물과 식이는 자유급식을 시켰으며 체중과 식이섭취량은 총(07:00 19:00) , ,～
회 측정하였다3 .

나( ) tert-Butyl Hydroperoxide (t 에 의한 간 독성유발 및 동물처리-BHP)
본 실험은 tert-Butyl Hydroperoxide (t 에 의해 유도된 랫드의 간독성에 대한 생강나-BHP)
무의 보호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즉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 t 의 간보호 효-BHP
과를 조사하기 위해 일 회 일간 일정시간에 경구 투여법으로 생강나무 추출물1 1 7 500, 2000

을 투여한 후 마지막 날mg/kg , 0.2 mmol/kg t 를 복강 주사하여 급성 간 독성을 유발하-BHP
였다 대조군은. t 대신 생리식염수를 복강 주사하였다 복강 주사한지 시간 후 에테르-BHP . 18 ,
로 마취시켜 혈액 생화학적 분석을 위하여 복대 정맥으로부터 채혈하였고 간은 생리식염수로,
닦은 후 무게를 재고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켰다 나머지 간 조직10% .
은 생화학적 분석을 위해서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 후 에 저장하였다 채취한 혈액은-70 .℃

에서 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장기와 혈청시료는 분석 전까지3000rpm, 4 15 -7℃
에 보관하였다0 .℃

다 혈청 생화학적 수치 검사( )
혈액샘플을진공채혈관에수거한후원심분리하여혈청만을모아효소활성을측정한다 효소 활성도측.
정은 사의 와 를 분석기를 사용하여 혈청에서Bayer(USA) AST reagent kit ALT Reagent kit ADVIA(Japan)
측정하였다.

라 간 조직병리학적 병소 억제 평가( )
을 일반 염색이라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조직 진단법으로서 사Hematoxylin & Eosin stain ,

용되었다 병리학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취된 간을 포르말린을 이용하여 고정 후. 10% ,
시간 동안 탈수 과정을 거쳐 조직을 투명화하여 을 침투시켜 포매한다 완성된 블록24 paraffin .

은 로 절편을 만들어 슬라이드에 도말 건조한 후 으로 을 제거함5 µM , , xylene paraffin .
은 약염기성이므로 핵산에 결합하여 핵을 자주색으로 염색 은 약산성이므로Hematoxylin , Eosin

염기성을 가진 단백질에 결합하여 세포질을 분홍색으로 대조 염색함 질병에 의해 일어난 조직.
의 변화는 광학 현미경으로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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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질과산화 의 억제활성 평가( ) (Thiobarbituric reactive substances, TBARs)
t 에 노출이 되면 생체메커니즘에 의해 산화반응이 일어나 그렇지 않은 정상군에 비해-BHP
많은 지질과산화물을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지질과산화물은 다시 생체메케니즘에 관여,
해 많은 산화생성물을 생성하게 해 생명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측정은 외부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되는 화합물 중TBARS carbonyl
의 생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는 두분자의 와 한분자의malonaldehyde(MDA) MDA TBA MDA

가 반응하여 적자색의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N

N

S

CH

OH

OH

CH CH

N

N

OH

SHHO

Fig. 52. The structure of TBA malonaldehyde complex.

간 조직을 을 이용하여 에서 잘 마쇄 한 다음 그 상등액homgenizer 1.15M KCl buffer , 0.5
에ml TCA (trichloroacetic acid) buffer (0.25 N HCl, 15% trichloroacetic acid, 0.375%

을 첨가하여 잘 혼합 한 다음 수조thiobarbituric acid, 0.01% butyl hydroxytoluene) 0.5 95㎖ ℃
에서 분 동안 끓인 후 상온으로 식혀서30 n 을 넣고 격렬히 흔들어 준다 원심분리- butanol .

후 상층액은 와 에서 형광분석기를 이용(800 rpm, 10 min) exitation 515 nm emission 552 nm
하여 측정하였다 는.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의 산에 의한 가수분해로 얻어진 의 표준곡1,1,3,3-tetraethoxypropane (TEP) MDA equivalent
선을 작성한 다음 이에 의거한 측정치를 농도 로 표기하였다, MDA (nmol / mg protein) .

연구 결과(3)

가 실험 기간 중 몸무게의 변화와 식이 섭취량( )
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그룹 간에 식이 섭취나 몸무게의 변화 조직의 무게에 유의적 차이를Table. 36. ,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기간 중 식이의 섭취량은 각 그룹에서 내외의 비슷한 수준으로 섭취가 되었. 40 g
으며 몸무게의 변화 또한 내외의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 하였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의 조직, 30 40 g .～
무게 또한 과 내외로 비슷한 무게를 보여 위 결과를 토대로 그룹 간에 생강나무 추출물의 투여9 g 2 g ,
에 의해 생장이나 발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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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Change in body weight of S.D. rats during treatment with LOBL extract for 7 days

Table 37. Organ weight of S.D. rats fed LOBL extract

나 혈청 생화학적 수치 검사( )
혈청중 ALT (alanin aminotransferase)와 AST (aspirate aminotransferase)는간세포내에있는
효소로 간독성으로 인한 간세포의 괴사와 간 조직의 파괴가 진행함에 따라 가 혈중으로 유aminotransferase
리되어 높은 활성을나타내는 것으로간 손상의지표로사용되었다.
혈청 중 와 는 간세포 내에 있는 효소로ALT AST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와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라고도 한다 이 효소들은 거의 모든 장기에 존재하며 이 중. ,

는 심장 간 골격 혈구 내에 주로 존재하고 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AST , , , , 80% .
이에 비해 는 주로 간에 분포하고 세포질에 존재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ALT . Fig. 53., 54.

및 는ALT AST t 투여 이후 혈청생화학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각각 와-BHP 45.9 (U/L) 176.1
로 약 배 및 배의 증가를 나타낸다 생강나무 추출물 투여군은 군에서(U/L) 1.5 1.4 . 500 mg/kg
및 의 활성이 각각 와 으로 군에서는 각각ALT AST 34.4 (U/L) 141.0 (U/L) , 2000 mg/kg 30.1
와 으로(U/L) 129.3 (U/L) t 투여군에 비해서 월등히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BHP

보여 t 에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생강나무 추출물의-BHP .
농도에 의존적으로 높은 농도로 투여 한 투여군에서 투여군보다 더 높2000 mg/kg 500 mg/kg
은 t 에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큼을 확인 할 수 있다-BHP .

Group Food intake (g/day)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Control 40.5 ± 4.78 218.75 ± 13.56 259.13 ± 13.62

t-BHP 0.2 mmol 36.0 ± 10.9 232.88 ± 6.36 261.75 ± 12.59

500 mg/kg 48.9 ± 9.43 228.00 ± 9.50 267.75 ± 9.00

2000 mg/kg 40.0 ± 6.05 230.38 ± 23.80 264.75 ± 22.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D. of 8 S.D. rats

Group Liver (g) Kidney (g)

Control 9.15 ± 0.58 2.61 ± 0.27

t-BHP 0.2 mmol 9.33 ± 0.57 2.84 ± 0.46

500 mg/kg 9.34 ± 0.54 2.69 ± 0.10

2000 mg/kg 8.78 ± 0.86 2.67 ± 0.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D. of 8 S.D. rats



- 111 -

  t-BHP (0.2 mM/kg)         -                         +                        +                         +           
LOBL extract (mg/kg)       -                         -                       500                    2000 

C
o
n
ce
n
tr
a
ti
o
n
 (
U
/L
)

0

20

40

60
**

**

*

Fig. 53. Effects of LOBL extract on serum enzymes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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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Effects of LOBL extract on serum enzymes aspartate aminotransferage (AST) activitie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D. of 8 ham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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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 조직병리학적 병소 억제 평가( )
간의 조직학적 검경은 생체의 형태 및 기능의 변화를 확인하여 질병의 원인 발병 기전 형, ,
태적 변화 및 기능적 장애를 관찰하여 질병의 진단과 예후 판정을 하는 것이다 에서. Fig. 55.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 은 정상세포로서 핵이 뚜렷이 보이며 그 간격이 일정하고 잘 짜여진(A) ,
소엽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생강나무 투여군 은 일부 간세포가 파괴되고 세포간극이, (C, D)
넓어져 있으나 간세포의 염증소견의 차이는 보이지 않아, necrosis t 에 의한 간 손상을-BHP
미미하게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5. Effect of LOBL extreat on t-BHP-induced liver damage.

(A) Solvent control group (n=8); (B) Animals treated with t-BHP;

(C) Animals pretreated with 500 mg/kg of LOBL, and then with

t-BHP; (D) Animals pretreated with 2000 mg/kg of LOBL, and

then with t-BHP. hematoxylin/eosin staining: magnificatio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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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질과산화 의 억제활성 평가( ) (Thiobarbituric reactive substances, TBARS)
이 실험은 세포막 손상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세포 내 가 발ROS (reactive oxygen species)
생하면 인지질 막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 수소원자를 제거하게 된다 이로서 지질.
과산화의 연쇄반응이 유발되고 지방산 사슬에서 과 이 생성된다peroxyl radical alkoxyl radical .
이것들은 수소원자와 결합하여 lipid 를 생성하는데 이는 분해되어hydroperoxide

등의malondialdehyde (MDA) 를aldehyde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지질과산화물은 세포막의 투과.
성을 증가시키고 체액의 손실을 일으켜 단백질 변화를 유발한다 이는 암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법에 의해 지질과산화의 생성지표인. TBARs

를 측정해보았다 법에서는 와 불malondialdehyde (MDA) . TBARs thiobarbituric acid 포화지방

산이 반응하여 를 생성하며 이것은 붉은 빛을 띠게 한다 이malondialdehyde . 붉은 빛을 띠는

물질을 에서 측정한다excitation 515 nm/emission 552 nm .
처리 그룹은 과control t 만 처리한 그룹 그리고-BHP , t 와 을 투여-BHP 500 mg/kg, 2000 mg/kg
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t-BHP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간에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간독성에 관여되어 있다고 본다.
실험 결과 t 만-BHP 처리한 그룹은 그룹보다 을 많이 일으켜 많은control lipid peroxidation
를 생성한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강나무 추출물MDA , 과 투여한 그룹500 mg/kg 2000 mg/kg

은 모두 생성을 감소시킨 것을 나타내고 있다MDA . 에서 보는 바와 같이Fig. 56. 생강나무 추출

물을 과500 mg/kg 2000 mg/kg 투여한 그룹은 과28.86 nmol/mg protein 20.25 nmol/mg
으로protein 약 배 및 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생강나무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1.2 1.7

비해서 월등히 생성을 줄여MDA t 에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BHP
었다 또한 생강나무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높은 농도로 투여 한 투여군에서. 2000 mg/kg

투여군보다 더 높은 생성을 줄여500 mg/kg MDA t 에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BHP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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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Liver malondialdehyde levels in S.D. rats treated LOBL extrac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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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강나무 추출물의 당뇨억제 in vivo 기능성 검증77 80)～

우리 몸에서 당은 신체의 움직임 뿐 아니라 여러 대사 기능에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

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러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이 필요. (insuline)
하며 인슐린은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여 에너지를 만들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
하는 인슐린은 췌장의 내분비샘인 췌도의 β 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췌장에서 인슐린을-cell .
만들지 못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경우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형인 당뇨병은 를 투여하여 실험동물로부터 서서히Type streptozotocin (STZ)Ⅰ β 을 파-cell
괴하면서 고혈당의 당뇨를 유발하도록 한다 의 경우 당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STZ
있어 인슐린을 만드는 β 에 잘 붙어 파괴함으로써 인슐린 결함을 가져오게 한다-cell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강나무 추출물이 로 유발된 당뇨쥐에 있어 얼마만큼의 효과를STZ
혹은 간 조직에 어떤 특이적으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rague-Dawley rat

의 실험동물로부터(Samtaco biokorea, Korea) β 을 파괴하여 고혈당의 당뇨를 유발시킨-cell
후 몇 주에 걸쳐 투여를 시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로인해 당뇨병이 유발된 실험동물에, .
생강나무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후 혈당강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1)
국내 자생하는 생강나무 추출물을 가지고 이미 in vitro에서 검증된 항당뇨합병증억제 효과를 동물실
험을 통한 in vivo에서 재검증하여 생강나무 추출물의 당뇨억제 효과를 검증한다, .

연구 방법(2)

가( )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정도 되는 주 주령의 수컷을 주 샘타코로200g 7 Sparague-Dawley rat ( )
부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적응 사육시킨 후 으로 당뇨를 유발하여 혈당, streptozotocin (STZ)
에 따라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마리씩 군으로 나누어 총 주 동안 사육하였다 동물사육8 4 4 .
실의 온도는 습도 채광은 시간 명암 조명 을 유지하였으며 물20 22 , 50%, 12 (07:00 19:00) ,～ ℃ ～
과 식이는 자유급식을 시켰다.

의 구조STZ 의 구조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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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뇨유발 및 동물처리( )
실험동물은 생강추출물을 투여에 들어가기 전 시간 동안을 절식시킨 다음 당뇨군은12 , STZ
를 에 용해시켜 씩 회 복강 주사하였다 시간0.1M citrate buffer (pH 4.5) STZ 60 mg/kg 1 . 24
경과 후 당뇨 유발정도를 사의 혈당 측정기 를 이용하여 확Abbott Diabete (USA) (FreeStyle)
인하였고 혈당이 이하인 개체는 회 복강 주사하고 또 다시 시간 경과 후 당뇨, 300 mg/dl 2 , 24
유발정도를 확인하여 이 이하인 것은 회 복강 주사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당뇨유발300 mg/ 3 .
후 시간 절식시켜 공복 시 혈당이 이상에 이르도록 하였다 당뇨를 유발하지 않12 300 mg/dl .
은 정상군은 동량의 용액을 주사하였다saline .
당뇨 유발 에 대하여 생강나무 추출물을 주간 과 씩 경구 투여법으rat 4 500 mg/kg 1000 mg/kg
로 투여하여 혈당 강하 정도를 매주 회씩 혈당 측정하였다 실험 마지막 날에는 에테르로 마취1 .
시켜 혈액 생화학적 분석을 위하여 복대 정맥으로부터 채혈하였고 간은 생리식염수로 닦은 후,
무게를 재고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켰다 나머지 간 조직은 생화학10% .
적 분석을 위해서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 후 에 저장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에-70 . 3000rpm, 4℃ ℃
서 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장기와 혈청시료는 분석 전까지 에 보관하였다15 -70 .℃

다 음수 및 식이섭취량 측정( )
음수는 수돗물을 자율 섭취케 하였고 음수 섭취량과 식이 섭취량은 주 회씩 측정하였다, 1 .
라 체중 및 혈당 측정( )

체중과 혈당은 당뇨 유발 후 실험 식이에 들어가기 전에 측정 한 다음 실험기간 중에는 주,
회씩 측정하였다 혈당측정은 시간 절식 시킨 후 꼬리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공복 시 혈1 . 12
당을 혈당 측정기로 측정 하였다.

마 당 내성 검사( )
생강나무 추출물을 투여한 지 주 후 시간 절식시켜 공복 시 혈당을 측정한 뒤5 12 , glucose

를 복강주사 한 다음 시간 간격으로 시간동안 꼬리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500 mg/kg) , 1 3
혈당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하였다.

바 혈청 생화학적 수치 검사( )
혈액샘플을진공채혈관에수거한후원심분리하여혈청만을모아효소활성을측정한다 효소 활성도측.
정은 사의 와Bayer(USA) AST reagent kit, ALT Reagent kit glycated hemoglobin (HbA1c) reagent
kit를 분석기를사용하여혈청에서 측정하였다ADVIA(Japan) .

사( ) 간 조직병리학적 병소 억제 평가
을 일반 염색이라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조직 진단법으로서 사Hematoxylin & Eosin stain ,

용되었다 병리학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취된 간을 포르말린을 이용하여 고정 후. 10% ,
시간 동안 탈수 과정을 거쳐 조직을 투명화하여 을 침투시켜 포매한다 완성된 블록24 paraffin .

은 로 절편을 만들어 슬라이드에 도말 건조한 후 으로 을 제거함5 µM , , xylene paraffin .
은 약염기성이므로 핵산에 결합하여 핵을 자주색으로 염색 은 약산성이므로Hematoxylin , Eosin

염기성을 가진 단백질에 결합하여 세포질을 분홍색으로 대조 염색함 질병에 의해 일어난 조직.
의 변화는 광학 현미경으로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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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3)

가 실험 기간 중 몸무게의 변화와 식이 및 음수 섭취량( )
실험기간 중 실험동물의 체중변화와 식이 및 음수 섭취량은 에서 보는바와 같다Fig. 57., 58., 59. . Fig
에서 체중 변화를 보면 당뇨유발 직후 당뇨유발군과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그룹간에는 유의적 차이57.

를 보이며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당뇨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를 복강주사 함으로써(p<0.01) , STZ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그룹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이후 부. 3
터는 당뇨유발군에서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당뇨유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수복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체중감소는 투여로 당뇨가 유발된 그룹에서 췌장의. STZ
내에 인슐린을 생성하는Langrehans' Islet β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생성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인슐-

린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내로 운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대사에 의한 에.
너지 생산이 생리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게 되며 체내 단백질 글리코겐 및 지질의 합성도 저하되, ,
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근육의 강도 증진도 저하되어 체중감소를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Furuse M.,
1993, J. Nutr. 123: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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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Effect on weight change of S.D. rats treated LOBL extrac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10)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에서 식이 섭취를 보면 당뇨유발 직후 당뇨유발군과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그룹간에는 차이를Fig. 58.
보이지 않으나 주차 이후부터는 당뇨유발군이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더 많은 식이 섭취, 3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당뇨의 현상 중에 하나인 다식현상에 의한 것으로 혈 중 포도당 함량은 높으나.
이를 세포 내에서 이용하지 못하므로 에너지 부족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식이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Koh J. B., 1998, J. korean Soc. Food Sci. Nutr. 27:313-318).



- 117 -

Weeks

D
ie
t 
in
ta
k
e 
(g
)

10

20

30

40

50

60

Negative control 

500 mg/kg 

1000 mg/kg 

Control 

0                  1                  2                  3                  4                  5

Fig. 58. Effect on diet intake of S.D. rats treated LOBL extrac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10)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에서 음수섭취를 보면 당뇨유발 후 당뇨유발군과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그룹간에는 지속적으로Fig. 59.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음수섭취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비당뇨군에 비해 당뇨유발군에는 약(p<0.01) .

이상 음수섭취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당뇨의 한 가지 증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신장은 소254.66 % . ,
변으로 걸러지는 포도당을 어느 정도의 혈당농도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흡수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걸러지는 포도당의 일부는 재흡수 되지 못하소 소변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빠져 나가는 포도당은 체내 수분을 같이 끌고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많아지며 따,
라서 체내 수분의 손실도 많아지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음수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당뇨의.
증상으로 다뇨 와 다음 이 나타나게 된다( ) ( ) (Lee and Jun, 2004,多尿 多飮 J. korean Soc. Food Sci. Nutr.
33:127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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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Effect on water intake of S.D. rats treated LOBL extrac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10)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나 혈당 측정( )
혈당은 혈액내로 흡수되어 유입되는 당 혈액에서 간 조직으로 제거되는 당 및 간에서,

분해와 당신생작용에 의하여 혈액으로 배출되는 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를glycogen . STZ
투여하여 췌장의 β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킨 쥐에서는 점차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혈액 내에 당이 각 조직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되고 간에서 당신생작용에 의하여 혈액 내로 배출되,
는 당이 증가하여 고혈당을 초래한다(Ahmed I., 2004. Mo l. Cell Biochem. 261:63-70).

을 보면 인 그룹은 투여 주간 뚜렷한 혈당의 증가나 감소는 없었으며Fig. 60. non-diabetic control 5 ,
로 당뇨를 유발시킨 그룹에서는 확실히 혈당이 증가하였으며 투여 주동안 계속적STZ negative control , 5

인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주차 까지는 증가를 보. 3
였으나 주차 이후부터는 혈당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생강나무 추출물 을 투여4 . 500 mg/kg
한 그룹에서는 혈당 감소를 보였으며 의 그룹에서는 의 유의적 차이10.42 % , 1000 mg/kg 13.93 %

를 보이며 혈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0.01) .
본 실험에서 나타난 혈당강화 효과는 생강나무 추출물의 혈당조절 가능성을 보였으며 특히 농도의존,
적으로 고농도로 처리할수록 혈당강하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생강나무 추출물이 당뇨에 의한 고,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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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Blood glucose levels in S.D. rats treated LOBL extrac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10)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다 당 내성 검사( )
당내성 실험 은 혈액 내 포도당이 세포 내로의 유입되는 능력을 측정하(glucose tolerance test, GTT)
기 위한 실험으로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β 세포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즉 당뇨가- .
유발되면 β 세포의 능력이 저하돼 일반 정상군에 비해 세포내 포도당 유입이 적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
일정량의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액 내 포도당 유지능력을 첫 투여 전 그리고 시간 간격으로 시간 동, 1 3
안 측정하였다.
모든 그룹은 첫 투여 후 시간째에 최고치의 혈당을 보였으며 시간 후 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1 , 1
을 보였다 시간째의 혈당 값을 최고치혈당치로 보고 시간 후에 감소된 혈당을 보면 당뇨유발군에서는. 1 3 ,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를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추출물 을 투여한 그8.20 % (p<0.05) , 500 mg/kg
룹에서는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를 을 투여한 그룹에서는10.88 % (p<0.05) , 1000 mg/kg 20.41 %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특히 생강나무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당뇨유발군에(p<0.01) .
비해 높은 내당능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투여할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내당능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뇨유발군은 당뇨로 인해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어 당분해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분해 속

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생강나무 추출물을 당뇨유발군에 투여하였을 경우 당뇨로 인,
한 췌장의 β 세포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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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Glucose tolerance test in control and diabetic S.D. rats treated LOBL extrac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10)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라 혈청 생화학적 수치 검사( )
당뇨로 인한 간의 생화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혈청 AST (aspatate

와 의 활성도를 측정하는데 이들은 간세포내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
에 있는 효소로 각각 와GO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PT(glutamate pyruvate

라고도 칭한다 간이 손상되면 세포내에 있던 이 효소들은 간세포 외부로 다량transaminase) .
유출되어 혈액 내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간 손상의 지표로 사용된다. Hunt (1990. Diabetes.

등의 연구에 의하면 당뇨로 인해 고혈당이 유지되면 포도당 산화를 통해 활성산39:1420-1424)
소 생성이 증가하며 를 형성함으로써 막 인지질에 세포독성 작용을 일으켜 간세포의 손, MDA
상을 가져온다.

와 는 정상군에 비하여 당뇨유발군에서 유의적인 인 증가를 보여 당뇨유발AST ALT (p<0.01)
에 의하여 간의 손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측정결과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추. AST (Fig. 62.)
출물 을 같이 투여 하였을때 당뇨유발군에 비하여 의 유의적 인 감1000 mg/kg 34.68 % (p<0.01)
소를 보였다 또한 의 측정결과 도 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생강나무 추출물. ALT (Fig. 63.) AST

을 당뇨유발군에 같이 투여 하였을시 당뇨유발군에 비하여 의 유의적1000 mg/kg , 36.04 %
인 감소를 보였다 이 결과에 비추어 생강나무 추출물을 당뇨유발군에 투여하였을 경(p<0.05) .

우 당뇨로 인한 간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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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는 당뇨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바이오마커로서 에서 보면 정상군에 비HbA1c Fig. 64.
해 당뇨유발군에서 유의적인 인 증가를 보였다 그에 반해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추(p<0.01) .
출물 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한 효과1000 mg/kg 16.90 % (p<0.05)
를 보였다 위의 두 결과 와 마찬가지로 생강나무 추출물을 당뇨유발군에 투여하였. (AST, ALT)
을 경우 당뇨로 인한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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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Effects of LOBL extract on serum enzymes aspatate aminotransferase (AST) activities in

S.D. ra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5)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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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Negative control      500 mg/kg        1000 mg/kg           

Fig. 63. Effects of LOBL extract on serum enzymes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ctivities in

S.D. ra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5)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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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Effects of LOBL extract on Glycated hemoglobin (HbA1c) in S.D. rats for 5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5)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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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 조직병리학적 병소 억제 평가( )
각 그룹의 실험동물에서 간조직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보면 에 나타난 바와 같다Fig. 65. .
정상군에서는 세포질이나 세포핵 등에 병리학적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세포의 배열도 규칙적이

었다 당뇨유발군에서도 간조직의 염색에서는 특이적인 소견이 없었으며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H&E ,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간조직 손상의 주요 지표가 되는 혈청 와 농도를 살펴보면 당뇨유발군에서 간AST ALT
손상의 의심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간 조직의 염색에 의한 소견상으로는 그 차이가H&E
미비하여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조직손상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로 진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Fig. 65. Histophathological examination of hepatic tissue from S.D. rats treated LOBL extracts for 5

weeks.

Control: non-diabetic control

Negative control: diabetic control

5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500mg/kg

1000 mg/kg: diabetic + LOBL extract 1000mg/kg

Hematoxylin/eosin staining: magnificatio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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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요.
본 과제는 차년도에서 생강나무 추출물의1 용매별 추출분리 조건을 확립하였고, in vitro 기능성평가
를 통하여 생강나무의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와 간세포 보호효과 및 당뇨합병증과 관련된

저해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해인 차년도에서는glycation . 2 in vitro에서 검증된 간기능

보호 및 당뇨억제 효과를 in vivo에서 재차 확인하였다.
처음 생강나무 추출물의 간기능 보호효과에서는 각 그룹 간에 식이 섭취나 몸무게의 변화 조직,

의 무게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나지 않아 생강나무 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생장이나 발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혈청 중 및 는ALT AST t 투여 이후 혈청생화학 수치-BHP
가 대조군에 비해 각각 와 로 약 배 및 배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45.9 (U/L) 176.1 (U/L) 1.5 1.4
생강나무 추출물 투여군은 군에서 및 의 활성이 각각 와500 mg/kg ALT AST 34.4 (U/L)

으로 군에서는 각각 와 으로141.0 (U/L) , 2000 mg/kg 30.1 (U/L) 129.3 (U/L) t 투여군에-BHP
비해서 월등히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 t 에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BHP
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생강나무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높은 농도로 투여 한.

투여군에서 투여군보다 더 높은2000 mg/kg 500 mg/kg t 에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BHP
효과가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간의 조직학적 검경에서는 대조군은 정상세포로서 핵이 뚜

렷이 보이며 그 간격이 일정하고 잘 짜여진 소엽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생강나무 추출물, ,
투여군은 일부 염증성 변명이 보이나 각 그룹의 간세포의 염증소견의 차이는 보이지necrosis
않아 t 에 의한 간 손상을 미미하게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질과산화물 생성에서-BHP .
는 t 만-BHP 처리한 그룹은 그룹보다 을 많이 일으켜 많은 를control lipid peroxidation MDA
생성한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강나무 추출물, 과 투여한 그룹은 모두500 mg/kg 2000 mg/kg

생성을 감소시킨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생강나무 추출물을 과MDA . 500 mg/kg 2000 mg/kg 투여한
그룹은 과 으로28.86 nmol/mg protein 20.25 nmol/mg protein 약 배 및 배 감소한 것으로1.2 1.7
나타나 생강나무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생성을 줄여MDA t 에-BHP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생강나무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
으로 높은 농도로 투여 한 투여군에서 투여군보다 더 높은 생성2000 mg/kg 500 mg/kg MDA
을 줄여 t 에 의한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다-BHP .
생강나무 추출물의 당뇨억제 효과에서 식이 섭취를 보면 당뇨유발 직후 당뇨유발군과 당뇨를 유발

하지 않은 그룹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주차 이후부터는 당뇨유발군이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그, 3
룹에 비해 더 많은 식이 섭취 경향을 나타내었다 음수섭취에서는 당뇨유발 후 당뇨유발군과 당뇨를 유.
발하지 않은 그룹 간에는 지속적으로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음수섭취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p<0.01) ,
비당뇨군에 비해 당뇨유발군에는 약 이상 음수섭취가 증가하였다 혈당의 변화는 비당뇨군에서254.66 % .
는 주간 뚜렷한 혈당의 증가나 감소는 없었으며 로 당뇨를 유발시킨 당뇨유발군에서는 확실히 혈5 , STZ
당이 증가하였으며 투여 주 동안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추출물을 투, 5 .
여한 그룹에서는 주차 까지는 증가를 보였으나 주차 이후부터는 혈당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3 4 .
특히 생강나무 추출물 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혈당 감소를 보였으며 의500 mg/kg 10.42 % , 1000 mg/kg
그룹에서는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혈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혈당 내당13.93 % (p<0.01) .
성 실험에서는 모든 그룹은 첫 투여 후 시간째에 최고치의 혈당을 보였으며 시간 후 부터는 조금씩1 , 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째의 혈당 값을 최고치혈당치로 보고 시간 후에 감소된 혈당을 보면 당. 1 3 ,
뇨유발군에서는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를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추출물8.20 % (p<0.05)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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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를 을 투여한 그mg/kg 10.88 % (p<0.05) , 1000 mg/kg
룹에서는 의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하였다20.41 % (p<0.01) . 와 는 정상군에 비하여 당AST ALT
뇨유발군에서 유의적인 인 증가를 보여 당뇨유발에 의하여 간의 손상이 관찰되었다(p<0.01) .
그러나 측정결과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추출물 을 같이 투여 하였을 때 당AST 1000 mg/kg
뇨유발군에 비하여 의 유의적 인 감소를 보였다 또한 의 측정결과도34.68 % (p<0.01) . ALT AST
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생강나무 추출물 을 당뇨유발군에 같이 투여 하였을시 당1000 mg/kg ,
뇨유발군에 비하여 의 유의적 인 감소를 보였다 또한 는 당뇨에서 발견36.04 % (p<0.05) . HbA1c
되는 대표적인 바이오마커로서 정상군에 비해 당뇨유발군에서 유의적인 인 증가를 보(p<0.01)
였다 그에 반해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추출물 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의. 1000 mg/kg 16.90 %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p<0.05) . 각 그룹의 실험동물에서 간조직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보면 정상군에서는 세포질이나 세포핵 등에 병리학적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세포의 배열도 규칙적이었다 당뇨유발군에서도 간조직의 염색에서는 특이적인 소견이 없었으며. H&E ,
당뇨유발군에 생강나무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간조직 손상.
의 주요 지표가 되는 혈청 와 농도를 살펴보면 당뇨유발군에서 간 손상의 의심을 알 수 있음AST ALT
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간 조직의 염색에 의한 소견상으로는 그 차이가 미비하여 구분하기 어려H&E
웠다 이것은 조직손상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로 진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혈당강하 효과 내당능 효과 생성억제는 생강나무 추출물. , , AST, ALT
의 혈당조절 가능성과 당뇨로 인한 간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을 보였으며 특히 농도의존적으로 고,
농도로 처리할수록 이들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생강나무 추출물이 당뇨에 의한 고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생강나무 추출물의 in vivo 안전성 평가 및 기능원인물질의 정제 및 구조해석

가 생강나무 추출물의. in vivo 안전성 검증81 83)～

전 세계적으로 현대 의학을 보완하는 대체의학에서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작용이 적

은 천연물 소재의 의약 대체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는. (Yokozawa et al)
생약은 기존에 한방에서 질병 치료제나 보약의 처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는 각종 기눙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천연 식물, .
들의 우수한 기능성 때문에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강나무 추출물에 대, .
하여 전임상 수준의 안전성 평가 실험의 일원으로 급성독성과 반복 투여시 발현 될 수 있는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평가한다, .

목표(1)
전임상 수준으로 랫드에 있어서 생강나무 잎의 에탄올 추출물의 단회 경구투여에 의한70%
급성 독성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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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가 시험물질( )
동결건조된 생강나무 엽을 분쇄하여 에탄올에서 시간 동안 환류 냉각 추출 후 에70 % 3 , 70%
탄올 추출물은 원심분리 한 후 재차 상등액을 로 여(7000 rpm, 30 min, 4 ) whatman No. 42℃
과하였다 된 상등액을 추출용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감압증류한 다음 동결건조. Filtering
를 하여 에탄올 추출물 분말을 얻었다70 % . 생강나무 옆의 에탄올 추출물은 차광 상태70%
로 냉장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투여군의 농도에 따라 멸균 정제수에 현탁하여 사용하였,
다.

나 랫드를 이용한 독성시험( )
본 시험은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과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참조하였다.

시험 동물 및 사육환경①
본 시험에서는 샘타코 주 로부터 구입한 주령의 를 사용한다 주일간( ) 5 Spargue-Dawley rat . 1
의 검역 및 순화를 거친 뒤 건강하다고 판정된 것 중 체중이 의 것을 시험에 공시한20 ± 5 g
다 실험동물은 온도 상대습도 환기회수 회 조명 시간 시간. 23 ± 3 , 50 ± 10%, 10 20 /hr, 12℃ ～

점등 소등 조도 로 설정된 환경에서 사육한다 사료와 물은 자유롭(08:00 20:00 ), 150 300 Lux .～ ～
게 섭취하도록 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각각의 섭취량을 측정한다, .

단회투여 용량설정②
및 의 용량으로 실시한 예비시험의 결과 어떠한 독성소견도 관625, 1250, 2500, 5000 mg/kg ,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식약청 고시에 명시된 최고 농도인 용량보. 2000 mg/kg
다 더 높은 농도인 을 시험물질 투여군으로 하여 한계 용량군을 설정하였으며 주5000 mg/kg ,
사용 멸균 증류수를 투여하는 부형대조군을 두어 시험을 실시하였다.

일 반복투여 독성시험14③
아무런 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농도인 를 고용량으로 하고 공비 를 적2000 mg/kg/day , 2
용하여 및 을 중간 용량과 저용량으로 투여한다 대조군은 용1000 mg/kg/day 500 mg/kg/day .
매인 주사용 멸균 증류수만을 투여한다 각 군당 암수 마리를 시험에 사용한다. 5 .

투여방법 및 투여기간④
시험 물질은 임상적용경로를 따라 경구투여하며 투여기간은 단회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 시,
험 물질을 시험 개시 시 투여 전에 하룻밤 절식시킨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회 투여 후 주간1 2
임상증상을 관찰하게 되며 일 반복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 시험 물질을 일 회 일 동안, 14 1 1 14
주사로 경구투여 한다 각 개체가 해당하는 군의 투여 당일 체중 평균을 기준으로 그 군에 해.
당하는 용량에 맞게 멸균증류수에 시험물질을 용해시켜 경구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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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상 및 사망동물의 관찰⑤
단회투여 독성시험의 경우 투여당일은 시간까지 매시간 일반증상을 관찰하고 투여 다음날8 ,
부터 일까지는 매일 회씩 일반 증상의 변화 독성 증상 운동성 외관 및 사망동물의 유무를15 1 , , ,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일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경우 시험기간 중 모든 동물에 대하여 매일. 14 2
회 일정한 시간에 일반 증상의 변화 독성증상 빈사 및 사망 유무를 관찰한다, , .

체중측정⑥
단회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 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에 대하여 투여개시 직전 일 과 투여(1 )
후 및 일째에 측정하였다 일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경우 시험기간 중 모든 동물에2, 5, 8 15 . 14
대하여 투여 직전과 투여 후 매일 그리고 부검 직전까지의 체중을 측정한다, .

사료 및 음수 섭취량 측정⑦
단회 및 반복투여 독성 시험 모두 동일하게 실험 개시 후 매일 일정량의 사료와 음수를 오

전 시에 공급하고 익일 같은 시각에 잔량을 측정하여 기록한다10 .

부검 및 장기중량 측정⑧
단회 및 반복투여 독성 시험 모두 동일하게 부검 전날 밤부터 절식시킨다 이산화탄소로 마.
취시킨 다음 복대정맥으로부터 채혈을 실시하고 방혈시켜 안락사를 시킨 후 육안으로 모든 장,
기를 관찰한다 그 후 전 실험 동물에 대하여 흉선 폐 심장 신장 간 비장 고환 난소의 중. , , , , , , ,
량을 측정한다.

혈액학적 검사⑨
단회 및 반복투여 독성 시험 모두 동일하게 혈액학적 검사를 위해 계획 도살일에 복대정맥,
으로부터 채혈하여 로 항응고 처리를 하고 자동혈구계산기를 이용하여 백혈구수EDTA-3K

적혈구수 혈색소량(WBC, white blood cell count), (RBC, red blood cell count), (Hb,
헤마토크리트치 평균적혈구용적hemogloblin concentration), (HCt,hematocrit), (MCV, mean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corpuscular volume),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혈소판 을 측정한다concentration), (PLT, platelet) .

혈액생화학적 검사⑩
단회 및 반복투여 독성 시험 모두 동일하게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위해 계획 도살일에 복대

정맥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분간 에 냉장보관 후 원심분리 하30 4 (2000 rpm, 20 min)℃
여 혈청을 분리한다 분리한 혈청은 자동생화학분석기를 이용하여 총 단백질. (T.P, total

알부민 포도당 콜레스테롤protein), (ALB, albumin), (GLU, glucose), (CHOL, total cholesterol),
총 빌리루빈(T.BIL, total bilirubin), glutamate pyruvatetransaminase(GPT), glutamate

를 측정한다oxaloacetate transaminate(GOT), alkaline phosphatase(A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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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학적 검사⑪
반복투여 독성 시험 후 간과 신장의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위하여 분리된 간과 신장을 10%
중성완충포르말린 용액에 충분히 고정시킨 후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 포매 박,
절한다 간의 경우에는 염색을 신장의 경우에는 염. hematoxylin & eosin(H&E) , periodic acid
색 을 실시하여 광학현미경하에서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한다(PAS) .

통계처리⑫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며 에서 분산이 균일하게 나온± Levence's test
검사항목은 일원배치분산분석 을 하며 분석결과 군간 차이가(one-way analysis of variance) ,
인정되면 의 다중 비교법으로 의 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한Dunnett's test p < 0.05
다.

결과(3)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

사망동물①
사망동물은 시험기간 동안 암수의 모든 시험군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8. Mortality of Rats.

GROUP SUMMARY OF MORTALITY　

DAYS ON TEST MALE

DOSE (mg/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DAYS ON TEST FEMALE

DOSE

(mg/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 = Number animals alive at the start of each study day

b = Number of mortalities during each stud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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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상②
암수의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유연 이 투여직후에 각각 례씩 관찰되었다 수컷 시(salivation) 3 .
험물질 투여군의 례에서 설사 가 투여당일에 관찰되었다1 (liquid feces) .

체중변화③
시험기간 동안 암수의 모든 시험군에서 체중의 이상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부검소견④
암수 모든 동물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육안적으로 이상이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9. Clinical Signs of Rats.

SUMMARY OF OBSERVATION INCIDENCE　 　 MALE

GROUP:

PERIOD DOSE(mg/kg)

V. CONTROL

0

T1

5000

DAY 1

Normal 5/5 5/5

Salivation 0/5 3/5

Liquid feces 0/5 1/5

DAY 2

Normal 5/5 5/5

DAY 3

Normal 5/5 5/5

DAY 4

Normal 5/5 5/5

DAY 5

Normal 5/5 5/5

DAY 6

Normal 5/5 5/5

DAY 7

Normal 5/5 5/5

DAY 8

Normal 5/5 5/5

DAY 9

Normal 5/5 5/5

DAY 10

Normal 5/5 5/5

DAY 11

Normal 5/5 5/5

DAY 12

Normal 5/5 5/5

DAY 13

Normal 5/5 5/5

DAY 14

Normal 5/5 5/5

DAY 15

Normal 5/5 5/5

Number of Animals with Sing/Total Number of Animal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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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Continued). Clinical Signs of Rats.

SUMMARY OF OBSERVATION INCIDENCE　 　 FEMALE

GROUP:

PERIOD DOSE(mg/kg)

V. CONTROL

0

T1

5000

DAY 1

Normal 5/5 5/5

Salivation 0/5 3/5

DAY 2

Normal 5/5 5/5

DAY 3

Normal 5/5 5/5

DAY 4

Normal 5/5 5/5

DAY 5

Normal 5/5 5/5

DAY 6

Normal 5/5 5/5

DAY 7

Normal 5/5 5/5

DAY 8

Normal 5/5 5/5

DAY 9

Normal 5/5 5/5

DAY 10

Normal 5/5 5/5

DAY 11

Normal 5/5 5/5

DAY 12

Normal 5/5 5/5

DAY 13

Normal 5/5 5/5

DAY 14

Normal 5/5 5/5

DAY 15

Normal 5/5 5/5

Number of Animals with Sing/Total Number of Animal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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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Body Weights of Rats. (Group summary)

SUMMARY OF BODY WEIGHTS Grams)　 （ MALE

PERIOD
GROUP:

DOSE(mg/kg)

V. CONTROL

0

T1

5000

DAY 1 MEAN 160.1 161.8

Dosing S.D. 8.65 5.34

DAY 2 MEAN 187.3 182.8

Dosing S.D. 9.02 6.65

DAY 5 MEAN 223.6 222.6

Dosing S.D. 10.26 8.90

DAY 8 MEAN 251.3 247.3

Dosing S.D. 11.15 9.85

DAY 15 MEAN 328.8 322.8

Dosing S.D. 18.18 19.54

FEMALE

PERIOD
GROUP:

DOSE(mg/kg)

V. CONTROL

0

T1

5000

DAY 1 MEAN 136.3 137.7

Dosing S.D. 4.23 5.40

DAY 2 MEAN 156.8 151.5

Dosing S.D. 3.94 5.96

DAY 5 MEAN 175.2 176.3

Dosing S.D. 9.66 5.14

DAY 8 MEAN 186.2 190.1

Dosing S.D. 6.88 5.59

DAY 15 MEAN 218.0 221.2

Dosing S.D. 6.63 5.63

Table 41. Gross Findings of Rats.

INCIDENCE OF GROSS FINDINGS MALE

GROUP:

DOSE(mg/kg)

V. CONTROL

0

T1

5000

NUMBERS OF ANIMALS:

Observed/No remarkable finding

No. of Observations

5

5

5

5

5

5

FEMALE

GROUP:

DOSE(mg/kg)

V. CONTROL

0

T1

5000

NUMBERS OF ANIMALS:

Observed/No remarkable finding

No. of Observations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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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 반복투여 독성시험( ) 14

사망동물①
사망동물은 시험기간 동안 암수의 모든 시험군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42. Mortality of Rats.

GROUP SUMMARY OF MORTALITY　

DAYS ON TEST MALE

DOSE (mg/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DAYS ON TEST FEMALE

DOSE

(mg/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0
a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 = Number animals alive at the start of each study day

b = Number of mortalities during each stud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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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상②
모든 시험 기간 동안 사망개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의할 만한 이상 증상도 관찰되지 않

았다.

Table 43. Clinical Signs of Rats.

SUMMARY OF OBSERVATION INCIDENCE　 　 MALE

GROUP:

PERIOD DOSE(mg/kg)

V. CONTROL

0

T1

500

T2

1000

T3

2000

DAY 1

Normal 5/5 5/5 5/5 5/5

DAY 2

Normal 5/5 5/5 5/5 5/5

DAY 3

Normal 5/5 5/5 5/5 5/5

DAY 4

Normal 5/5 5/5 5/5 5/5

DAY 5

Normal 5/5 5/5 5/5 5/5

DAY 6

Normal 5/5 5/5 5/5 5/5

DAY 7

Normal 5/5 5/5 5/5 5/5

DAY 8

Normal 5/5 5/5 5/5 5/5

DAY 9

Normal 5/5 5/5 5/5 5/5

DAY 10

Normal 5/5 5/5 5/5 5/5

DAY 11

Normal 5/5 5/5 5/5 5/5

DAY 12

Normal 5/5 5/5 5/5 5/5

DAY 13

Normal 5/5 5/5 5/5 5/5

DAY 14

Normal 5/5 5/5 5/5 5/5

DAY 15

Normal 5/5 5/5 5/5 5/5

Number of Animals with Sing/Total Number of Animal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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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ontinued). Clinical Signs of Rats.

SUMMARY OF OBSERVATION INCIDENCE　 　 FEMALE

GROUP:

PERIOD DOSE(mg/kg)

V. CONTROL

0

T1

500

T2

1000

T3

2000

DAY 1

Normal 5/5 5/5 5/5 5/5

DAY 2

Normal 5/5 5/5 5/5 5/5

DAY 3

Normal 5/5 5/5 5/5 5/5

DAY 4

Normal 5/5 5/5 5/5 5/5

DAY 5

Normal 5/5 5/5 5/5 5/5

DAY 6

Normal 5/5 5/5 5/5 5/5

DAY 7

Normal 5/5 5/5 5/5 5/5

DAY 8

Normal 5/5 5/5 5/5 5/5

DAY 9

Normal 5/5 5/5 5/5 5/5

DAY 10

Normal 5/5 5/5 5/5 5/5

DAY 11

Normal 5/5 5/5 5/5 5/5

DAY 12

Normal 5/5 5/5 5/5 5/5

DAY 13

Normal 5/5 5/5 5/5 5/5

DAY 14

Normal 5/5 5/5 5/5 5/5

DAY 15

Normal 5/5 5/5 5/5 5/5

Number of Animals with Sing/Total Number of Animal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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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변화③
투여일로부터 시험 종료 시 까지 모든 암수 동물에서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대조군 및 농도별 투여군을 비교 할 경우 모두 별다른 유의성 있는 체중 변화 현상,
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44. Body Weights of Rats. (Group summary)

SUMMARY OF BODY WEIGHTS Grams)　 （ MALE

PERIOD
GROUP:

DOSE(mg/kg)

V. CONTROL

0

T1

500

T2

1000

T3

2000

DAY 1 MEAN 157.30 161.80 158.55 161.18

Dosing S.D. 5.72 7.53 3.73 3.58

DAY 5 MEAN 196.08 205.56 200.40 201.01

Dosing S.D. 7.98 7.22 5.55 4.48

DAY 10 MEAN 236.22 246.44 241.16 240.36

Dosing S.D. 11.72 9.19 8.61 5.02

DAY 13 MEAN 257.10 267.19 262.59 258.64

Dosing S.D. 11.25 11.38 9.01 6.07

DAY 15 MEAN 260.20 268.88 264.76 260.22

Dosing S.D. 12.08 13.05 9.71 4.99

FEMALE

PERIOD
GROUP:

DOSE(mg/kg)

V. CONTROL

0

T1

5000

T2

1000

T3

2000

DAY 1 MEAN 139.10 138.20 138.10 136.32

Dosing S.D. 4.62 4.02 5.18 7.72

DAY 5 MEAN 158.36 159.82 157.02 158.66

Dosing S.D. 5.56 5.56 8.16 11.66

DAY 10 MEAN 175.66 175.60 171.20 176.60

Dosing S.D. 6.22 10.16 10.25 14.10

DAY 13 MEAN 181.78 184.11 183.40 181.46

Dosing S.D. 12.00 8.23 7.50 14.83

DAY 15 MEAN 184.04 186.34 188.30 184.26

Dosing S.D. 6.87 9.29 10.89 14.00

사료 및 음수 섭취량④
시험기간 동안 각 군당 사료섭취량과 음수섭취량의 변화는 대조군 및 농도별 투여군에서 암

수 모두 유의할만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부검소견⑤
부검결과 모든 생존 동물에서 본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어떠한 육안병변도 관찰되지 않았

다 또한 장기무게를 측정해 본 결과 시험물질과 관련하여 어떠한 무게의 증감도 관찰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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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적 검사 및 혈액 생화학적 검사⑥
대조군과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시험물질 투여 후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적 검사에서 유의

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Table 45. Organ weights in SD rats treated with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for 14-day repeated toxicity test.

Organs
Male(mg/kg) Female(mg/kg)

0 500 1000 2000 0 500 1000 2000

Thymus 0.83±0.23 0.88±0.19 0.76±0.10 0.68±0.18 0.62±0.14 0.62±0.10 0.50±0.11 0.65±0.10

Lung 1.35±0.18 1.43±0.10 1.40±0.04 1.31±0.07 1.19±0.16 1.04±0.52 1.11±0.06 1.08±0.09

Heart 1.01±0.07 1.08±0.12 1.09±0.09 0.96±0.13 0.79±0.07 0.76v0.10 0.80±0.08 0.79±0.05

Kidney 2.15±0.17 2.42±0.20 2.28±0.04 2.25±0.14 1.60±0.22 1.59±0.16 1.54±0.10 1.63±0.17

Liver 9.84±0.85 10.01±0.95 10.36±0.82 9.48±0.21 6.60±0.87 6.18±0.58 6.40±0.44 6.08±0.57

Spleen 0.7±0.05 0.76±0.12 0.74±0.09 0.7±0.10 0.51±0.03 0.51±0.04 0.54±0.14 0.50±0.08

Testis/Ovary 2.84±0.10 2.97±0.17 2.80±0.30 2.95±0.20 0.12±0.01 0.13±0.02 0.12±0.04 0.12±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D. for 5 rats.

Table 47. Serum biochemical values in SD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for 14-day

repeated toxicity test.

Item
Male(mg/kg) Female(mg/kg)

0 500 1000 2000 0 500 1000 2000

T.P (g/dl) 6.1±0.1 6.1±0.4 6.0±0.1 6.2±0.1 6.1±0.2 6.2±0.3 6.2±0.3 6.1±0.1

ALB (g/dl) 3.9±0.1 3.8±0.2 3.9±0.0 3.9±0.1 4.0±0.2 4.0±0.1 3.9±0.2 3.9±0.1

GLU (g/dl) 152.6±11.2 153.8±10.2 145.0±4.8 154.8±11.0 145.2±9.9 138.6±15.4 14.8±14.0 138.0±14.6

CHOL (mg/dl) 74.4±4.5 72.8±3.9 72.6±3.6 75.4±6.6 79.4±5.7 80.6±7.1 77.4±8.3 75.0±3.7

T.BIL (mg/dl) 0.1≤ 0.1≤ 0.1≤ 0.1≤ 0.1≤ 0.1≤ 0.1≤ 0.1≤

GPT (IU/I) 45.4±5.1 45.2±4.3 42.8±3.9 42.0±3.7 43±7.9 40.4±8.1 38.0±7.1 39.0±4.4

GOT (IU/I) 123.8±16.0 112.2±10.6 128.2±6.6 125.2±15.6 119.0±21.7 128.6±15.6 124.8±20.5 119.4±12.5

ALP (IU/I) 318.6±43.1 338.4±42.2 348.6±31.9 332.8±25.5 206.2±27.0 194.2±41.5 213.0±48.2 197.4±37.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D. for 5 rats.

Table 46. Hematological values in SD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for 14-day

repeated toxicity test.

Item
Male(mg/kg) Female(mg/kg)

0 500 1000 2000 0 500 1000 2000

WBC (10
3
/mm

3
) 4.6±1.5 5.6±1.9 4.2±1.2 5.9±0.6 4.0±0.5 3.3±1.1 3.4±1.5 3.6±1.6

RBC (10
6
/mm

3
) 7.3±0.3 7.3±0.3 7.1±0.2 7.3±0.3 7.8±0.3 7.8±0.3 7.5±0.3 7.4±0.3

Hb (g/dl) 15.1±0.5 15.4±0.6 14.9±0.4 15.5±0.8 15.9±0.4 16.1±0.4 15.5±0.5 15.2±0.6

HCt (%) 46.5±2.2 46.6±2.9 46.2±1.4 47.2±2.3 47.6±0.7 47.4±0.9 46.0±2.0 45.2±2.1

MCV (μ3) 63.7±1.6 63.8±2.2 64.7±0.7 64.6±2.1 61.3±2.3 60.7±2.2 61.2±1.5 61.0±1.1

MCH (pg) 20.7±0.5 21.1±0.6 20.9±0.4 21.2±0.4 20.6±0.5 20.7±0.7 20.6±0.4 20.5±0.2

MCHC (g/dl) 32.4±1.0 33.2±0.9 32.3±0.6 32.9±0.6 33.5±0.6 34.1±0.9 33.8±0.6 33.6±0.4

PLT (10
3
/mm

3
) 1421.0±235.8 1493.2±267.2 1534.4±180.5 1545.8±76.0 1476.25±57.6 1351.8±145.2 1442.4±171.5 1322.4±23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D. for 5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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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학적 검사⑦
대조군과 모든 용량의 투여군에서 간과 신장에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특히 대조군.
을 포함하여 생강나무 추출물의 용량에 따른 병변의 수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

었으며 병변이 동물의 건강상태나 다른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
되지 않았다.

Fig. 66. Representative microscopic findings of the liver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for 14 days.

The samples (a) through (d) are from female, and samples (f) through (h) are from male.

(a) 0 mg/kg; (b) 500 mg/kg; (c) 1000 mg/kg; (d) 2000 mg/kg; (e) 0 mg/kg; (f) 500

mg/kg; (g) 1000 mg/kg; (h) 2000 mg/kg (hematoxylin-eosin stai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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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Representative microscopic findings of the kidney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for 14 days.

The samples

(a) through (d) are from female, and samples (f) through (h) are from male.

(a) 0 mg/kg; (b) 500 mg/kg; (c) 1000 mg/kg; (d) 2000 mg/kg; (e) 0 mg/kg; (f) 500 mg/kg;

(g) 1000 mg/kg; (h) 2000 mg/kg (hematoxylin-eosin stain, × 100).

나 생강나무 추출 기능원인물질의 정제 및 구조해석. 57), 84 88)～

전 세계적으로 현대 의학을 보완하는 대체의학에서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작용이 적

은 천연물 소재의 의약 대체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천연식물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천.
연 식물들의 우수한 기능성 때문에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 가치가 점차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그러한 역할.
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강나무 추출물에 대하여 어떠한 물.
질이 기능을 나타내는지 알기 위하여 컬럼 정제법과 및 분석을 통하여 단일물질HPLC NMR
로 정제하고 그 물질이 무엇인가를 밝혀낸다.

목표(1)
생강나무 추출물에서 기능원인 물질을 컬럼 정제법과 및 분석을 통하여 단일물HPLC NMR
질로 정제하고 그 물질이 무엇인가를 밝혀낸다.

방법(2)
가 활성이 높은 유기용매 분획층을( ) ETOAc vacuum liquid chromatography
와 를 사용하여 단일물질로 정제(VLC) prep HPLC

조건VLC①
펀넬에 역상 레진을 충진 시킨 후 증류수에 녹인 일정량의 샘플을 흡착 시킨 후 용출 용매,
을 에서 까지 단위로 단계별로 씩 용출시켜MeOH 0%(D.W.:100%) 100%(D.W.:0) 25% 500mL

분획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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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단일물질 확인 조건Prep HPLC HPLC②
Table 48. Prep HPLC conditions

Table 49. Analytical HPLC conditions

나 을 이용한 기능원인물질 구조해석( ) NMR
를 이용하여 를Varian 500 MHz NMR spectrometer tetramethylsilane(TMS) internal

로 사용하여 분석을 하고 는 로 나타내었다standard , chemical shifts values .δ

결과(3)

가 생강나무 추출물의 단일물질 정제( )
생강나무잎의 활성이 높은 유기용매 분획층을EtOAc 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scheme ? VLC

을 이용하여 개의 분획층으로 분리를 하고 여기서 이들 분획층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4 , MTT

한 결과 분획 층에서 높은 셀 생존율을 보이는 활성을 나타내어 이(Fig. ?) 50% , 50% VLC

분획층을 가지고 를 이용하여 단일물질로 정제 및 분석 컬럼을 이용하여prep HPLC (Fig. ?)

로 확인 하였다 이들 단일물질에 대해서는 추후 구조분석을 하기위한 분석의HPLC (Fig.?) . NMR

시료로 이용하였다.

Apparatus : Varian Pro Star (model 210)

Detector : Varian Pro Star (model 335)

Column : YMC, S'phere ODS-H 80, 250×20mm I.D.

Mobile phase : 23% acetonitrile(isocratic elution)

Flow rate : 8.0 mL/min

Injection volume : 500 Lμ

Apparatus : Varian Pro Star (model 210)

Detector : Varian Pro Star (model 335)

Column : Waters Spherisorb 5um ODS2 (4.6×250mm, Analytical column)Ⓡ
Mobile phase : 20% 100% MeOH (linear gradient elution)→
Flow rate : 1.0 mL/min

Injection volume : 10 L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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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Purification scheme for the isolation of the active anti-oxidant compound from the

ethanolic extract of Lindera obtusiloba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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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Protective effects of each fraction of RP VLC on t-BHP-induced oxidative stress in Hep

G2 cell line.

Cells were treated with 500 g/mL of each fraction and 0.7 mMμ t-BHP for 2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P

< 0.01, compared with cell treated with t-BHP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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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9. HPLC chromatogram of purified quercitrin(A) and afzelin(B).

HPLC was performed with a Waters Spherisorb 5um ODS2Ⓡ column (4.6×250mm)

system equipped with a PDA detector and a reverse phase column using a gradient

solvent system of 20% 100% MeOH at 1.0 mL/min for 20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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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을 이용한 기능원인물질 구조해석( ) NMR
화합물 은 황색 분말로LOE-E-2- FeClⅠ 3 시액과 반응에 양성이며 용액의Mg-HCl , MeOH

에서 의 흡수대가 나타나 유도체로 추정할 수 있었다UV spectrum 351, 257 nm flavonol .
1 에서는 의 이H-NMR spectrum H-6' signal δH 7.41 (1H, dd, J 에서 관찰되었고= 8.5, 2.0 Hz) ,
δH 7.01 (1H, d, J 은 과= 8.5 Hz) H-6' ortho 을 이루고 있는 로 확인하였다 또coupling H-5' .
한 는H-2' δH 에서7.52 J 인 으로 추정되어 와= 2.0 Hz doublet H-6′ meta 하고 있음coupling
을 알 수 있었고, δH 과 에서 환의 및 의 전형적인6.48 6.28 flavonoid A H-6 H-8 meta coupling
이 관찰되었으며 이상의 분광학적 데이터로 은 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 aglycone quercetin .
한, δH 에서 과5.54 anomeric proton δH 0.93 (3H, d, J 의 은 에 기인= 6.0 Hz) signal rhamnose
하는 로 확인하였다signal . 13 에서는 개의 을 확인하였으며C-NMR spectrum 21 signal , ESI-MS

에서는spectrum m/z 447 [M - H]-에서 를 관찰할 수 있었다molecular ion peak . 이상의 기기
분석 결과 및 문헌과의 비교로 화합물 은 의 에LOE-E-2- quercetin C-3 hydroxy rhamnoseⅠ
가 결합되어 있는 quercetin-3-O 로 동정하였다- -L-rhamnopyranoside (quercitrin) .α

Fig. 70. Structure of quercitrin



- 144 -

화합물 는 등황색의 분말상 결정으로LOE-E-2- FeClⅡ 3 에서 오록색 반응에서test , Mg-HCl
홍색을 각각 나타냈으며 에서는, ESI-MS spectrum m/z 431 [M - H]-에서 molecular ion

를 관찰할 수 있었다peak . 에서는 및 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내어UV spectrum 342 264 nm
유도체로 추정할 수 있었다flavonol . 1 스펙트럼 중 의H-NMR aromatic field δH 와 에6.49 6.28

서 환의 및 의 전형적인flavonoid A H-6 H-8 meta 이 관찰되었으며coupling , δH 7.87 (1H, d,
J 과= 8.0 Hz) 7.03 (1H, d, J 에서 환의 의= 8.0 Hz) B H-2', H-3', H-5', H-6' AA'BB' type
이 관찰되어 은 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aglycone kaempferol . , δH 와5.57 (1H, brs) 0.91 (3H,
d, J 그리고= 5.5 Hz) δC 에서 에 기인하는 을101.9, 72.1, 71.2, 70.6, 70.5, 16.9 rhamnose signal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화합물 는. LOE-E-2- afzelin (kaempferol-3-Ⅱ O-α

으로 추정하였으며 보고된 문헌과의 비교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L-rhamnopyranoside) , .

Fig. 71. Structure of afz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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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요.
단회투여 독성시험의 결과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하여 유연이 투여직후에 일시적으로 관찰되,
었다 수컷에서 투여당일에 관찰된 설사는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암수 모든 시험군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사망률 체. ,
중변화 및 육안적인 부검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본 시험에서 의 용량은, 5000mg/kg 경구투

여 급성독성시험에서 실제적 무독성량 을 투여한 용량이었다 결론적으로(practically nontoxic) .

생강나무 잎의 에탄올 추출물의 암수 랫드에70% 용량으로 단회 경구투여는 유연5000mg/kg
의 일반증상을 유발하였지만 암수 랫드에서 본 시험물질의 개략의 치사량은 을 상, 5000mg/kg
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결과 생강나무 추출물을 일간 경구투여한 후 일반증상 관찰시14 , 14
모든 암수 동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실험도중 사망한 개체도 없었으며 없었다 체, .
중변화 및 사료 음수 섭취량 관찰 결과를 볼 때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
종료 후 부검을 실시하여 장기무게 및 혈액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했으나 대조군,
및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독성을 나타낸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게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직 병리학적 검사에서 간과 신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경우에도 독성.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최소 치사량은 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2000mg/kg .
후의 생강나무 추출물에 대한 주 반복투여 독성평가를 위해서는 시험물질의 최고용량을13

으로 설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된다2000mg/kg .
생강나무 추출물에서 기능원인 물질을 분리 정제하기 위하여 차년도에서 극성별 유기용매1・
를 이용하여 차 분리를 하고 활성 검증을 통하여 활성이 높은 층이 층임을 확인하였1 , EtOAc
다 이 층을 법을 이용 차 정제를 하고 재차 활성 검증을 통하여. EtOAc RP VLC 1 , 50%

획분에서 활성이 높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법을 이용 두 개의 단일물질로 정MeOH prep HPLC
제를 하였다 이 두 개의 단일물질은 분석컬럼을 이용한 로 단일물질로 확인하고. HPLC , NMR
분석을 통하여 그 두 개의 단일물질이 quercetin-3-O 와- -rhamnoside(quercitrin)α
kaempferol-3-O 임을 확인하였다- -rhamnoside(afzelin) .α
이로써 생강나무 잎에서 강한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물질이 과 임을 확인 할quercitrin afzelin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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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제 협동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효과 검색3 : 1 -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연구

경희대 정세영 교수팀( )

생강나무에서 생산된 시료를 이용하여 에서 소거능 및1. human keratinocyte ROS
생성 억제능 검색cytokine

가 여러 가지 생강나무 추출 재료의 소거능 측정.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자외선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는 표피 내 의 증가 에서의melanocyte , melanocyte melanin
생성증가 의 로의 분비 촉진효과를 일으켜 표피의 색소침착, melanocyte keratinocyte melanin 8
9 93)～ 을 유도한다 또한 에서 의 분비를 촉진. keratinocyte cytokine 94 96)～ 시켜 의tyrosinase activity
를 유도한다.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하여 활성산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생체내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한 에서의 과정Fig. 72. melanosome melanogen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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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ll-free system

가( ) DPPH assay
각 농도 별로 조제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 의 용액과 가지 줄기5, 10 50, 100, 500, 1000 / ·㎍ ㎖
혼합 추출물 의 용액 와 에 녹인10, 50, 100, 500 / 20 70% ethanol 100 , 95 % ethanol㎍ ㎖ ㎕ ㎕

용액 를 넣고 에서 분 동0.15 mM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80 37 30㎕ ℃
안 방치시킨 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 약물로서는517 nm . ascorbic

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acid(vitamin C) 0.5, 1.0, 5.0, 10, 50 /㎍ ㎖
대한 로 표기하였다percentage(%) .

생강나무 여러 부위별 잎 가지 줄기 추출물의 소거능은 잎의 경우( , / ) DPPH radical 5.0~1000
에서 농도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의 경우 에서/ , / 0.5~500 /㎍ ㎖ ㎍ ㎖

농도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잎 추출물 가지 줄기 추출물. 1000 / (84%), / 500 /㎍ ㎖ ㎍ ㎖
에서 나타나는 소거능은 생강나무 추출물이 가지는 고유의 짙은 색으로 인해 높은 농도(87%) ,

에서의 흡광도 값이 일정하지 못하여 항산화 검색에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도 범위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Fig. 73.). IC50은 는 잎은 이며 가지 줄기는Vit C 7.47 / , 243.14 / , /㎍ ㎖ ㎍ ㎖
이다18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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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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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Superoxide radical assay

Xanthine-xanthine oxidase①
는Xanthine-xanthine oxidase superoxide radical(O2.- 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실험계이다) .

시험관에 과 각 농5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 1.8 , 0.15 mM xanthine 1㎖ ㎖
도별로 조제한 생강나무잎 추출물 과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1.0, 5.0, 10, 50, 100 / · 1, 10,㎍ ㎖

의 용액 를 혼합하고 실온에서 분 방치시킨 후100 / 0.1 , xanthine oxidase 0.1 20 1 N㎍ ㎖ ㎖ ㎖
을 가하여 반응을 정지 시키고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 약물로는HCl 1 290 nm .㎖

억제 작용이 있는 약물로 널리 알려진xanthine oxidase allopurinol 0.68, 1.36, 6.8, 13.36, 136
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대한 로 표기하였다/ percentage (%) .㎍ ㎖

효소적 생성계인 계에서의 소거능superoxide radical xanthine-xanthine superoxide radical
은 Fig.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잎의 경우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되는 경향을50 /㎍ ㎖
나타냈으며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의 경우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되는 경향을, / 10 /㎍ ㎖
보였다. IC50은 은 잎은 이며 가지 줄기는 이었allopurinol 68 / , 35.47 / , / > 100 /㎍ ㎖ ㎍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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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nzymatic system)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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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H-PMS②
에 각 농도 별로 조제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 과24 well plate 1.0, 5.0, 10, 50, 100, 500 /㎍ ㎖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 용액 에/ 1.0, 10, 100, 1000 / 20 30 mM Tris-HCl buffer (pH㎍ ㎖ ㎕
와8.0) 100 100 M PMS (Phenazine methosulfate) 20 , 0.5 mM NADH 40 , 0.5 mM㎕ μ ㎕ ㎕
를 혼합하여 에서 분 동안 방치한 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NBT 20 37 20 560 nm .㎕ ℃

조 약물로서는 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시료를ascorbic acid 0.01, 0.1, 1.0, 10, 100, 1000 /㎍ ㎖
처리하지 않은 군에 대한 로 표기하였다percentage (%) .

비효소적 생성계인 에서의 소거능은 잎superoxide radical NADH/PMS superoxide radical
의 경우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가지 줄기 혼합 추출1~500 / , /㎍ ㎖
물의 경우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되는 경향을 보였다1~1,500 / (㎍ ㎖ Fig. 75). IC50은

는 잎은 이며 가지 줄기는 이다Vit C 3.42 / , 165.77 / , / > 15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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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onenzymatic system)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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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Hydroxyl radical assay
시험관에 에 녹인 에95% ethanol 2.5 mM -carotene 200 5.94 mM Hβ ㎕ 2O2 와,800 26.4㎕
mM FeSO4의 농도가 되게 녹인 정제수 각 농도 별로 조제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800 , 0.5,㎕

과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 용액 를 혼1.0, 1.1, 1.2, 1.3, 1.4, 1.5 / 0.5, 1.0, 1.5 / 200㎎ ㎖ ∙ ㎎ ㎖ ㎕
합한 후 곧바로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 약물로서는536 nm . mannitol 0.0018, 0.0091,

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대한0.0182, 0.091, 0.182, 0.91, 1.82 /㎎ ㎖
로 표기하였다percentage (%) .

생강나무 잎 추출물의 소거능은 생강나무 잎 추출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hydroxyl radical
다. Fig.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잎 추출물 범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하1.0~1.5 mg/㎖
였으며 그 효과는 잎 추출물의, IC50 수치가 로 소거제인1.21 mg/ hydroxyl radical㎖

의mannitol IC50 수치 과 비교했을 때 배 정도의 활성 산소 소거능 차이를 가짐0.159 mg/ 10㎖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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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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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Singlet oxygen assay
100 mM sodiumphosphate buffer (pH 7.1) 200 , 10 mM histidine 200 , 10 mM　 ㎕ ㎕
NaOCl 200 , 10 mM H㎕ 2O2 200 , 50 uM N,N-dimethyl-㎕ p 에 농도별-nitrosoaniline 200 ㎕
생강나무 추출물 용액 를 섞고 에서 분간 방치한 후 에서 측정한다 대200 37 40 440 nm .㎕ 　℃
조 약물로는 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ascorbic acid (vitamin C) ,
대한 로 표기하였다percentage (%) .

생강나무 추출물의 소거능은 잎 추출물singlet oxygen radical 0.1 /㎍ ㎖에서 로82 % V-C
에서 보이는 소거능 에 비해 배 이상 탁월한 소거능을 보였다 생강나무 추출물10 mM (26%) 3 .

은 소거능 검색법에서singlet radical 100 이상의 농도에서는 색으로 인한 간섭을 보였으므로/㎍㎖
그 이하의 농도에서 검색하였으며 비교적 저농도에서 보이는 소거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
IC50은 는 잎은 이며 가지줄기는 이었다V-C 72.52 uM, 0.02 / , / 96.01 / (㎍㎖ ㎍㎖ Fig.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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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Singlet oxygen scavenging activity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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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생성 저해능 측정(2) Human keratinocyte ROS

가 의 배양( ) Human keratinocyte

물질 독성①
에 를24-well plate human keratinocyte 105 씩 을 하고 시간 방치 후 농cells/well seeding 17

도별 생강나무 추출물을 처리하였다 시간 후 의 부착을 확인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각. 17 cell
농도 별로 배지에 녹여 조제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 을 각 에1.0, 5.0, 10, 50, 100 / well 1㎍ ㎖
씩 분주하였다 시간 동안. 24 CO㎖ 2 에서 배양한 후 용액을 넣고 다시 시간incubator MTT , 4
동안 CO2 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로 을 녹여 에서 흡incubator . , DMSO cell 560 nm
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대한 로 표기하였다. percentage (%) .

생강나무 추출물의 세포 독성은 잎, 가지줄기 혼합 추출물이/ 50 의 농도 이상에서 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78. 이 후의 에서 소거능과 의 분비 억제능 측). Human keratinocyte ROS IL-6
정은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의 농도에서 실시하였다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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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Cytotoxicity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on B16 melanoma

F10.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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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성 저해능 측정( ) ROS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하여 자극을 받았을 때 에서 생성되는 를 측정하기 위keratinocyte ROS
하여 를 에keratinocyte 24 well plate 105 씩 을 하고 시간 방치 후cells/well seeding , 17 cell
의 부착을 확인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배지에 녹여 조제한 생강나무 추출물 용액을 각 에well
2 ㎖씩 분주한 후 시간 방치한다 방치가 끝나면 배지를 걷어내고24 . PBS (phosphate

을 씩 분주하고 조사광원으로buffered saline) 400 UV (ultraviolet) B 45 mJ/cm㎕ 2로 조사한

뒤 분까지 분 간격으로 생성된 의 양을 측정하였다60 10 ROS .

① Superoxide radical assay

에서 자외선을 조사한 후 생성되는 에 대해 생강나무 추출Keratinocyte superoxide radical
물의 생성량 은 잎 추출물의 경우 분에서 대조군에 비해radical 10, 20, 30, 40, 50, 60 31, 55,

의 생성량을 보였으며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은 의 생42, 37, 45, 65 % / 79, 86, 87, 89, 94, 94 %
성량을 보였다 분에서 분까지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 후의 시간에서는. 10 40
잎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 (Fig.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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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 Superoxide radical from keratinocyte treated extracts of Lindera obtusiloba

Bl. afterUVB irradiation.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 p<0.01 vs Positive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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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l radical②

에서 자외선을 조사한 후 생성되는 에 대해 분에서 분까Keratinocyte hydroxyl radical 10 50
지 잎 추출물을 처리한 에서의 생성 량이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에 대한 생성량의keratinocyte
비율은 분에서 를 나타냈다10, 20, 30, 40, 50 46, 46, 42, 24, 37 % (Fig.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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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0. Hydroxyl radical from keratinocyte treatede xtracts of Lindera obtusiloba Bl.

afterUVB irradiation.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 p<0.01 vs Positive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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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oxide③

에서 자외선을 조사한 후 생성되는 에 대해서 분부터Keratinocyte hydrogen peroxide 20 50
분까지 잎 추출물을 처리한 에서의 생성량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keratinocyte
를 보였으며 대조군에 대한 생성량의 비율은 분에서 를20, 30, 40, 50 61, 61, 39, 62 %
보였다 (Fig.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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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Hydrogen peroxide from keratinocyte treatede xtracts of Lindera obtusiloba Bl. after

UVB irradiation.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 p<0.01 vs Positive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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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t oxygen④

에서 자외선을 조사한 후 생성되는 에 대해서 분부터Keratinocyte singlet oxygen radical 20
그 이 후의 시간대에서 잎 추출물의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분에서 분에서 분에서 분까지는 의 생성량을 보였으며 가지20 98 %, 30 96 %, 40 60 93 %
줄기 혼합 추출물의 경우 의 생성량을 보였다\ 99 % (Fig. 82).

Fig. 82. Singlet oxygen from keratinocyte treatede xtracts of Lindera obtusiloba Bl. after

UVB irradiation.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 p<0.01 vs Positive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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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강나무 추출물의 미백 효과.

(1) In vitro

가( ) Cell-free system

Tyrosinase activity inhibition①
에 와 농도별로 조제한 생강나무 추출물 용액96 well plate 0.1 M Tris-HCl (pH 6.5) 220 ㎕

그리고20 , 2,000 U/㎕ ㎖ 용액 를 순서대로 넣고 이 용액에tyrosinase 20 1.5 mM tyrosine㎕
용액 를 넣고 에서40 37㎕ ℃ 분 동안 방치시킨 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공시료액10 490 nm .
으로 를0.1 M PBS (pH 6.5) 20 ㎕ 넣어 실험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를 처리한 군을, kojic acid
사용하였다 미백능이 있는 시료와 가 있을 경우 시료가 의 활성을 저해하. tyrosinase tyrosinase
여 기질인 와 만났을 때 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L-dopa Dopachr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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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3. Tyrosinase activity inhibition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s.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 p<0.01 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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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활성 저해 검색에서 생강나무 잎 추출물은 범위에서 가지줄기Tyrosinase 0.1~50 / 14.5 %, /㎍㎖
혼합 추출물은 의 농도에서 의 활성 저해율을 보였다 위 결과는 생강나무 추출물 고유1~10 mg/ 18 % .㎖
의 색으로 인해 간섭을 일으키는 농도 이하에서 검색되었으며 는 로, kojic acid tyrosinase inhibitor

에서 잎 추출물 에서와 같은 활성 저해율을 나타냈다0.01 mM 10 / (㎍㎖ Fig. 83.).

나( ) Cell system

배양B16 melanoma F10①
은 과B16 melanoma F10 cell 10 %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 100 IU/ , streptomysin㎖

을 함유한 용액에서50 /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37 , 0.5 % CO㎍ ㎖ ℃ 2
조건의 CO2 에서 배양하였다incubator .

Cell viability②
을 에 당B16 melanoma F10 cell 24well well 104 씩 분주하였다 시 간 후 의 부착을cell . 17 cell

확인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각 농도 별로 배지에 녹여 조제한 생강나무 추출물 1.0, 5.0, 10,
을 각 에 씩 분주하였다 시간 동안50, 100 / well 1 . 72 CO㎍ ㎖ ㎖ 2 에서 배양한 후incubator

용액을 넣고 다시 시간 동안MTT , 4 CO2 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incubator . ,
로 을 녹여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DMSO cell 560 nm .

대한 로 표기하였다percentage(%) .

생강나무 추출물의 세포 독성은 잎 추출물의 경우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의 경우100 / , /㎍ ㎖
의 농도 이상에서 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50 / , (㎍ ㎖ Fig. 84. 이 후의). tyrosinase activity

와 측정 실험은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농도 범위 안에서 잎의 경우melanin content , 1, 5,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의 경우 실시하였다10, 50 / , / 1, 5, 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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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Cell viability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s for 72 h on B16 melanoma F10 cells.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 p<0.01 vs Positive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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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elanin content③
을 에 당B16 melanoma F10 cell 24well well 104 씩 분주하였다 시간 후 의 부착을cells . 17 cell

확인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각 농도 별로 배지에 녹여 조제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 1.0, 5.0, 10,
과 가지 줄기 혼합추출물 을 각 에 씩 분주하였다 시간50 / 1.0, 5.0, 10 / well 1 . 72㎍ ㎖ ㎍ ㎖ ㎖

동안 CO2 에서 배양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로 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incubator PBS 2 2 . 1㎖
를 당 씩 넣고 에서 분간 방치한 후 에 옮겨 에서 분N NaOH well 500 37 20 tube 99 30㎕ ℃ ℃

간 세포를 파괴하였다 이 용액을 에 씩 분주한 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96well 200 470 nm㎕
였다 표준용액 을 제조하여 에 서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를 구하고 이로. 470 nm standard curve
부터 농도를 계산하였다.

의 는 잎 추출물 농도 에서 감소하였B16 melanoma F10 total melanin content 50 / 22 %㎍ ㎖
으며 가지 줄기 혼합 추출물의 경우 멜라닌 감소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 (Fig. 85. 잎 추출물).
은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포 내 가 감소한 것total melanin content 22 %
으로 생강나무의 미백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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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5. Melanin contents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s on B16 melanoma F10 cells.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 p<0.01 vs Positive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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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Tyrosinase activity inhibition④

자외선 조사에 의한 분비 저해능 측정cytokine㉮

생강나무 추출물에 의 조사에 의한 세포 독성a. UV

- B16 melanoma F10
에24-well plate 105 씩 을 하고 시간 방치 후cells/well seeding 17 배지를 걷어내고 PBS

을 씩 분주하고 조사광원 을(phosphate buffered saline) 400 UV (ultraviolet) B 10, 20,㎕
40, 60, 80 mJ/cm2로 조사하였다. 시간 동안24 CO2 에서 배양한 후 용액을incubator MTT
넣고 다시 시간 동안, 4 CO2 에서 배양하였 다 배지를 제거하고 로 을incubator . , DMSO cell
녹여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대한560 nm . percentage

로 표기하였다(%) .

조사 후의 세포 독성을 확인한 실험에서UVB 80 mJ/cm2의 범위까지 세포 독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Fig. 86. 위의 결과를 참고하여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 분비와) IL-1α
생강나무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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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6. Steady state after UVB (312 nm)irradiation, 0, 10, 20, 40, 60 80

mJ/cm
2
, for 24 h on B16 melanoma F10 cells.



- 161 -

측정b. IL-α
에 를Melanoma UV B 80 mJ/cm2로 조사한 후 시간 시 간 시간 시간 시간0 , 1 , 3 6 , 12 ,

시간에서 를 걷어내어 의 양을 를 이용하여 측정24 supernatent IL-1 IL-1 ELISA assay kitα α
하였다. 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가 분비되며 그로 인해 의 가 높UV B IL- tyrosinase activityα
아진다 시료의 의 저해 효과를 측 정하였다. tyrosinase activity .

생강나무 추출물을 처리한 에서 조사로 인해 분비되는 의B16 melanoma F10 cell UVB IL-1α
양을 시간동안 시간 순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조사 시간 이후에 분비량이 감소하0~24 , UVB 6
였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7. 이는 생강나무 추출물이 조사 이후에). UVB
급격히 증가하여 의 양을 증가시키는 의 분비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미치고melanin IL-1α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 이후에는 조사를 통해 자극을 받은 세포의 회복 에 관여하, 6 UVB
는 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IL-1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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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Interleukin-1 release from B16 melanoma F10 treated o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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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c. IL-6
에 를Keratinocyte UV B 40 mJ/cm2로 조사한 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에서0 , 1 , 3 6 , 24

를 걷어내어 의 양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supernatent IL-6 IL-6 ELISA assay kit . 에UV B
의해 가 자극을 받으면 가 분비되며 그로 인해 의 가 높아Keratinocyte IL-6 tyrosinase activity
진다 시료의 의 저 해 효과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activity .

자외선을 조사한 후 에서 생성되는 에 대하여 잎 추출물을keratinocyte interleukin-6 처리한

에서 그 생성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 인 감소를 보였으며 생성량의 비율keratinocyte
은 시간에서 각각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며 가지 줄기 혼합 추1, 3, 6, 24 37, 28, 29, 26 % , /
출물에서는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85, 88, 89, 73 % (Fig. 88.).

Fig. 88. Interleukin-6 release from human keratinocytes treated of

Lindera obtusiloba Bl. after UVB (312 nm)irradiation 40

mJ/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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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in vivo에서 미백 효과 검색
피부 태양 광선 노출에 의한 변화는 특히 자외선에 의해 생기는데 살균 및 비타민 의 광합성 등과D
같은 유익한 작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과도한 조사는 여러 가지 유해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급성

반응으로 일광화상이나 색소침착이 생기고 만성 반응으로 광노화 광발암 현상 등이 있다, 97 101)～ .
는 주로 표피에 작용하여 홍반 부종 동통 및 발열 반응을 일으키고 조사 시간 후에UVB , , 72

의 크기와 숫자의 증가 의 활성화 의 수적 증가와 수상돌기의 발달melanosome , tyrosinase , melanocyte
및 의 이동으로 전 층에 멜라닌이 증가하여 색소 침착melanosome keratinocyte 102)이 생긴다.
색소 침착에 의해 여러 과색소성 병변이 야기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행되지만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물에서부터 활성물질을 찾고 있는 경향이다.
본 실험에서는 멜라닌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잘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양의 UVB

을 에 매일 회씩 열흘간 를 조사하여 인위적으로 을 유도100 mJ/ C57BL/6 mouse 1 UVB pigmentation㎠
하였다 은 출생 시 체간에 존재하던 멜라닌 세포가 생 후 일경 소실되나 귀. C57BL/6 mouse model 12 , ,
발바닥 꼬리부위에서는 정상적으로 활동성 멜라닌 세포가 성년까지 남아있고 조사 종료 후 주까지는, 20
세포가 분열103)하기 때문에 실험 종료까지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다UVB .

조사에 의해 발생한 색소 침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생강나무 잎 추출물을 경구투여한UVB
후 을 실시하여 의 수적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고DOPA-staining melanocyte , Fontana-Masson silver

으로 멜라닌 색소의 분포를 관찰함으로서 생강나무 잎 추출물의 색소 형성 억제 효과를 검증하staining
고자 하였다.

가. 실험재료

실험동물 체중 인 주령(1) : 18-20g C57BL/6 female 8 104)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2)양성대조군인 와생강나무잎추출물Ascorbic acid
의 용량은Ascorbic acid 70 mg/kg105) 생강나무 잎 추출물은 용량이 되도, 40, 80, 120 mg/kg

록 에20 % propylene glycol 용해하여경구 투여하였다.

나 실험방법.

실험군분류(1)
Group n=15

정상군 (Non-UVB) 20 % propylene glycol

대조군 (Only UVB) 20 % propylene glycol

양성 대조군 (Ascorbic acid) 70 mg/kg

실험군 생강나무 잎 추출물( )

40 mg/kg

80 mg/kg

12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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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 UVB
양쪽 귀 배부의 털을 로 제거한 후 매일 오전 한번씩 를calcium thioglycolate UVB 100mJ/㎠
로 일 동안 조사10 103)했다 (Waldmann UV 800, Herbert Waldmann GmbH, Philis TL/12
lamp emitting 280-305nm).

면역학적 염색법을 위해 주에 각 군당 마리씩 희생시켜 양쪽 귀를 절 단했다(3) 3, 6, 9 5 .

가( ) Dopa staining104)을 통한 확인dopa activity
- 희생시킨 에서 귀 조직 분리Mouse

용액에 배양 후 진표로부터 표피를 분리- 2N NaBr 2hr
용액에 담궈 에서- 0.1 % L-DOPA 37 2 hr incubation℃

용액 바꿔 에서- 4 12hr incubation℃
- Fixation : 10 % formalin

조직 내 제거- Washing( formalin ) 1~2： ｈｒ
- Drying 2hr
- Dehydration : 70/80/90/95/100 % alcohol
- Clearing : Xylene

로 봉입한다- cover glass .
로 관찰- Microscopy . X400

나 을 통한 확인( ) Fontana-Masson siliver staining depigmentation
- Fixation : 10 % formalin
- Technique : Cut paraffin sections 4 u

와 시켰다- Deparaffinize hydrate .
에 넣고 에서 시간 방치 했다- Fontana silver nitrate solution 56 2 .℃

를 바꿔주면서 번 했다- Distilled water 3 wash .
에 분 담궜다- Gold chloride solution 1 .

로 했다- Distilled water wash .
에 분 담궜다- 5 % Sodium thiosulfate solution 1 .

로 했다- Distilled water wash .
핵을 에 분 동안 착색시켰다- red solution 2-5 .

로 번 했다- Distilled water 2 wash .
과정을 거쳐 로 봉입했다- Dehydrate, clear cover glass .

로 관찰- Microscopy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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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logy of exposed skin①

㉮ Dopa activity

Fig. 89. Epidermis stained with Dopa reaction.

(A) DOPA-positive melanocytes in control (Non-UVB, Only UVB 100 mJ/ irradiation for 10 days)groups㎠
(B) DOPA-positive melanocytes in control groups and Experimental groups. DOPA-staining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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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ins㉯

.

Fig. 90. Skin specimens were stained using the Fontana-Masson method.

(A) Melanin particles are stained in control (Non-UVB, Only UVB 100 mJ/ irradiation for 10 days)groups㎠
(B) Melanin particles are stained in control groups and Experimental groups.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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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A activity: 은 에 있는 의 수를 알 수 있는 특징DOPA-staining epidermis melanocyte
을 갖는 면역학적 조직 염색법이다 에서 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되면. UVB 100 mJ/ 10㎠

의 유도가 잘된다 조사 후 세포의 수는 조사 이전에 비해 배 증가하였pigmentation . UVB 3-4
고 크기도 커졌으며 수상돌기가 현저히 발달하였다 조사 중단 후 주까지는 조사 이전. UVB 20
보다 증가한 상태가 유지 된다2) 생강나무 잎 추출물을 농도 별로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멜라.
닌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멜라닌 색소 형성 억제 작용을 하게 됨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생강나무 잎 추출물 에서는 억제 작용이 다른 농도와 비교 시 미약함을 관찰. 40 mg/kg
할 수 있었으나 조사군과 비교해 보면 멜라닌 세포의 수와 크기가 감소됨을 확인only UVB
할 수 있었다 생강나무 잎 추출물 과 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80 mg/kg 120 mg/kg

과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수한 멜라닌 색소 억제 작용이 있음을 알Ascorbic acid 70 mg/kg
수 있었다.
Melanins 은 전 층에 걸쳐 분포하는 멜라닌 색: Fontana-Masson silver staining epidermis
소를 알아보기 위한 면역학적 조직 염색법이다 조사군을 보면 전 층에. Only UVB epidermis
걸쳐 멜라닌 색소가 분포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 생강나무 잎 추출물. Ascorbic acid
을 투여하게 되면 주로 갈수록 일부 층에서만 멜라닌 색소의 분포를 확인할3/6/9 epidermis
수 있었으며 잎 추출물 농도의 투여군을 양성 대조군인, 80 mg/kg, 120 mg/kg Ascorbic acid

과 비교해 보면 층의 멜라닌 색소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음을 관찰할 수70 mg/kg epidermis
있었다.
표피의 두께 변화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슬라이드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igure. 90.

조사되는 자외선에 의해 표피 층이 두꺼워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물질을 경구투여 하게 되.
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얇아지는 표피 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피 층이 두꺼워지는 것은 광.
노화로 환경변화에 무관하게 피부의 구조와 생리적 기능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계속 감퇴되는

자연노화와 달리 자외선에 반복 노출되는 어민 농민 실외작업자 등에 나타나는 특이한 피부, ,
에 반응을 보이는 조기노화에 의한 것이다 즉 자외선이 몸에 쌓이면서 피부 층이 두꺼워지고. ,

의 증가와 의 형성도 줄어들고 섬유도 딱딱해져 피부에 주름살이melanocyte collagen elastin
생기고 늘어지는 탄력섬유변성 증상이 나타나 피부가 겉늙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름개선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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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효과의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3.

가. Tyrosinase activity inhibition
을 에 당B16 melanoma F10 cell 24 well well 104 씩 분주하였다 시간 후 의 부착cells . 17 cell

을 확인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각 농도 별로 배지에 녹여 조제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 1.0, 5.0,
을 각 에 씩 분주하였다 시간 동안10, 50 / well 1 . 72 CO㎍ ㎖ ㎖ 2 에서 배양한 후 배지incubator

를 걷어내고 로 회 세척한 후 이 포함된 를 이용하여PBS 2 2 1 M tris-HCl lysis buffer cell㎖
을 시키고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의 량을 측정하고 농lysis ×10,000 g 5 . protein
도는 로 맞춰준다 상층액 와 용액lysis buffer . 90 10 mM dihydroxyphenylalanine(DOPA) 10㎕
를 섞어 에서 분 동안 방치 시킨 후 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37 20 470 nm㎕ ℃ 106 107)～ .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 범위에서 활성 저해율은 각1, 5, 10, 50 ug/ tyrosinase㎖
각 를 보였다9.8, 14.3, 17.3, 45.2 % (Fig. 91. 이로부터 생강나무 잎 추출물의 생성). melanin
억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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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 Tyrosinase inhibitoty activity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e xtract on B16 melanoma F10.
Values are mean ± SD (n= 3), ** p<0.05 vs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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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후 생강나무 잎이 생성에 미치는 영향 측정. UV melanin
을 에 당B16 melanoma F10 cell 24 well well 104 씩 분주하였다 시간 후 의 부착을cells . 17 cell

확인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농도 별로 조제한 생강나무잎 추출물을 각 에 분주 후well 1 1㎖
시간 동안 하였다 로 회 세척 후preincubation . PBS 2 40 mJ/cm2 를 조사 한 후 농도 별 생강

나무 잎 추출물과 함께 시간 동안72 CO2 에서 배양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incubator PBS 2 ㎖
로 회 세척하 였다 세척 후 를 당 씩 넣고 에서 분간 방치한2 . 1 N NaOH well 500 37 20㎕ ℃
후 에 옮겨 에서 분간 세포를 파괴하였다 이 용액을 에 씩 분주한tube 99 30 . 96 well 200℃ ㎕
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에 서의 흡광도를 이용하여470 nm . 470 nm

를 구하고 이로부터 농도를 계산하였다standard curve .

에 를 조사하면 조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적B16 melanoma F10 cell UVB 40 mJ/cm2
으로 멜라닌 양이 증가하였다 를 조사한 후 생강나무 잎을 처리하게 되면58.23 % . UVB 10,

에서 각각 약 유의성 있는 멜라닌 감소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50 / 8 %, 30 %㎍ ㎖
다 (Fig.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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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 Effects of leaf extract and UV irradiation on melanogenesis on B16

melanoma F10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leaf extract for 1 h before

UV irradiate and the cultured with leaf extract for 3 days.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vs CTL (non UV),

* p<0.05, ** p<0.01 vs CTL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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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proteins
Fig.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extracelluar-related kinase pathway melanogenic signaling
에 관여하는 인자로써 물질에 의한 의 유도는ERK activation MITF(microphthalmia-

를 시킴으로써 를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down-regulation tyrosinase activity indirect
하게 하여 생성을 감소시킨다inhibition melanin 108 115)～ .

기법을 통한 기전을 연구하기 전에 인 를Western blot MEK inhibitor PD98059 B16
에 생강나무 잎 추출물과 함께 처리하여 생성량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melanoma F10 melanin .

Fig. 93. Induces the expression of MITF and increase tyrosinase activity in melanocytes.

* Nature 2007; 445: 8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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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량 측정(1) Total melanin
을 에 당B16 melanoma F10 cell 6 well well 5 10✕ 4 씩 분주하였다 시간 후 의 부cells . 17 cell

착을 확인한 후 배지를 걷어내고 를 시간 동안 한 후 농도 별로20 uM PD98059 1 preincubation
조제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과 함께28 시간 동안72 CO2 에서 배양한 후 배지를 걷어incubator
내고 로 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를 당 씩 넣고 에서PBS 2 2 . 1 N NaOH well 500 37 20㎖ ㎕ ℃
분간 방치한 후 에 옮겨 에서 분간 세포를 파괴하였다 이 용액 을 에tube 99 30 . 96 well℃

씩 분주한 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에 서의200 470 nm . 470 nm㎕
흡광도를 이용하여 를 구하고 이로부터 농도를 계산하였다standard curve .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의 인 를 생강나ERK pathway signaling specific inhibitor PD98059
무 잎 추출물과 함께 일 동안 배양하였다 를 처리하지 않은 또는 처리한 군3 . PD98059 , control
을 비교해 보면 Fig.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멜라닌 양이 약 95 %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함께 생강나무 잎 추출물을 처리한 군을 보면. PD98059 5,
10, 50 농도군에서 각각 약 의 유의성있는 멜라닌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 69, 70, 125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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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 Effects of leaf extract and PD98059 on melanogenesis on B16 melanoma F10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20 uM PD98059 for 1 h and the cultured

with leaf extract for 3 days.

Values are mean ± SD (n= 3), ## p<0.01 vs CTL (non UV),

* p<0.05, ** p<0.01 vs CTL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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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이용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의 미백효과 검증(2) Western blot
- 측정법과동일하게배양한 을Melanin contents B16 melanoma F10 lysis buffer (40 mMTris (pH 7.5),
10 mM EDTA (pH 8.0), 120 mM NaCl, 1 mM NaF, 1 % Nonidet, 1 mM phenylmethylsulfonyl

를이용하여 상태에서 시켰다fluoride(PMSF), 1 mM DTT, proteinase inhibitor 1 tablet) ice lysated .
분 동안 상태에서- 30 ice sonication

- 10,000 g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모았다30 .
단백질 농도를 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농도를 으로 맞췄다- Brad ford reagent protein 20 .㎍
정량한 를 와 섞은 후 분 동안 하였다- supernatant 4 sample buffer 5 boiling .✕

를 이용하여 해 주었다- 10 % SDS-PAGE seperation .
- 에 를한후 로상온에서최소 시간 실시하였다Membrane transfer 5 %skimmilk (soluble TBST) 1 shake blocking .

에 으로 희석한 로- 5 % bovine serum albumin (soluble TBST) 1:1000 primary antibody 4
에서 실시 하였다shake overnight .℃
다음 날 로 분씩 번 하였다- TBST 10 3 wash .

- 에 으로희석한 로상온에서 시간 실시하였다5 % skim milk (soluble TBST) 1:2000 2nd antibody 4 shake .
로 분씩 번 하였다- TBST 10 3 wash .

으로 를 하여 으로 현상하였다- ECL solution primary antibody detection fi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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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 Leaf extract of Lindera obtusiloba Bl. stimulates the ERK signaling pathway and

down-regulates MITF and tyrosinase on B16 melanoma 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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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을 보면 생강나무 잎 추출물에 의해 유도된, extracellular-associated related
이 와 멜라닌 합kinases(ERK) pathway signaling Microphthalmia transcription factor (MITF)

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 중의 하나인 의 을 함을 알 수tyrosinase activation down-regulation
있다 이는 생강나무 잎 추출물의 미백효과는 결국은 이러한 의 경로를 거. proteins expression
쳐 의 를 저해시킴으로써 멜라닌의 합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tyrosinase activity
었다.

이상의 결과로 생강나무 추출물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in vitro 시스템 세포 상에서의, ROS
소거능과 미백효과가 우수하며 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색 간섭을 배제한다면 스크리닝이 실시,
되었던 이상의 농도에서 탁월한 효과가 검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모델을 이용한 생강나무 잎 추출물의 미백효과에서는 생강나무 추출물이 용80 mg/kg
량에서부터 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를 보였Ascorbic acid 70 mg/kg
지만 생강나무 잎 추출물이 한 물질이기 때문에 함유된 미량의 활성 물질을 분리하여crude

와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강력한 미백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천연물질임을 예ascorbic acid
상할 수 있다.
In vitro, In vivo 상에서의 항산화 활성과 미백효과의 기전을 검증하기 위한 western blot

을 이용한 을 확인한 결과 생강나무 잎은 을 유도함으로protein level ERK pathway signaling
써 와 의 을 시킴으로써 멜라닌의 합성을 저해한다MITF tyrosinase activation down-regulation
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4.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 Student’st 로 분-test
석하였으며, p값이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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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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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개발의 달성도 및 기여도1

연

차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목표달성도 기여도

제

1
세

부

1
차

년

도

이용가능 부위별

식품적 가치 연구

지역별 산지에 따른 정유량 조사와 부위

별 정유량 조사를 완료 했으며 수확시기,
에 따른 유효성분 변화조사 및 생강과 유

효성분 비교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100 %
료 했기에 차년도 과제목표를 완벽하게1
달성함.

전국 생강나무 자생지별

정유 함량 차이 구명

수확시기에 따른 정유

성분 구명으로 가공용

최적 잎 수확시기 제시.

2
차

년

도

생강나무의

저장조건 건조법, ,

가공법 등에 따른

수율 및 유효성분

함량 변화규명

생강나무의 저장온도 포장재질에 따른,
저장 중의MA CO2, C2H4 무기성분 엽록, ,

소 중량변화 측정을 완료 했으며 건조방, ,
법과 추출법에 따른 정유의 수율 및 유효

성분 변화 실험을 성실히 수행하여 100%
완료했기에 차년도 과제목표를 완벽하게2
달성함.

쌈용 어린 생강나무 잎

의 저장 방법을 구MA
명하므로서 생산 농가에

서 출하시 음용이 가능

생강나무 잎 꽃의 건조,
방법 확립에 따른 관련

농가 기술 적용.

3
차

년

도

생강나무 잎차 및

천연혼합음료

개발 및 기호도

조사

생강나무의 잎과 꽃을 이용한 차 시제품

개발을 완료 했으며 차 시제품에 관련 차,
제조과정에 대한 동결건조 덕음 음건에대, ,
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 차년도 과제목표를 완벽하게100% 3
수행함.

생강나무차의 단용 또는

혼합차 제조법 확립으로

농가 생산시 적용을 통

한 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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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목표달성도 기여도

제

2
세

부

1
차

년

도

생강나무의 용매별

추출분리 조건

확립 및 in vitro
기능성평가

활성 검사에 따른 활성물질의 분획을 추

출 분리 했으며 이의 간기능 보호 및,ㆍ
당뇨합병증 억제의 기초 기능성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 했기에 차100 % 1
년도 과제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함.

생강나무를 소재로 하여

처음으로 간기능 보호와

항당뇨합병증 기능을 in
vitro 상에서 검증했으며,
그 기능원인 물질을 함유

하는 부분을 유기용매 분

리법 확립.

2
차

년

도

생강나무 추출물

의 in vivo 기능
성 평가

생강나무 추출물을 가지고 간기능 보호를

in vivo 실험을 실시하여 간 손상시 발현

되는 효소와 형성 및 조직학적 분MDA
석을 완료했으며 당뇨 억제의, in vivo 실
험을 통하여 혈당측정 내당성의 측정 및,
당뇨에 의한 간 손상 측정을 성실히 수행

하여 완료했기에 차년도 과제목표100% 2
를 완벽하게 달성함.

생강나무를 소재로 하여

처음으로 간기능 보호와

항당뇨 기능을 in vivo
상에서 검증.

3
차

년

도

생강나무 추출물

의 in vivo 안
전성 평가 및 기

능원인물질의 정

제 및 구조해석

생강나무 추출물의 단회투여독성과 일14
반복투여 독성실험을 실시하여 안전성 검

증을 완료했으며 유기용매별 분리와 컬,
럼 정제법을 통하여 기능원인 물질을 분

리하고 분석을 통하여 그 물질이NMR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완료했기에100% 3
차년도 과제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함.

생강나무를 소재로 하여

처음으로 안전성을 확립

했으며 기능원인물질 규,
명과 분리 정제법을 확・
립함

생강나무를 이용한 제품

은 단순 잎차 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기능성.
과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

로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런한 소,
재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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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목표달성도 기여도

제

1
협

동

1
차

년

도

생강나무에서 생

산된 시료를 이용

하여 human

에서keratinocyte

소거능 및ROS

생성 억cytokine

제능 검색

시료의 소거능 미백효과ROS , , cytokine
의 분비능 실험을 수행하여 완료100 %
했기에 차년도 과제목표를 완벽하게 달1
성함.

생강나무를 소재로 하여

처음으로 항산화 효과와

미백효과를 in vitro 상
에서 상세히 검증함.

2
차

년

도

생강나무 추출물

을 이용한 in
vivo에서 미백

효과 검색

동물모델 조사 후 유도UVB pigmentation ,
잎 추출물 경구투여, Fontana-
masson silve 과r staining L-DOPA

을 이용한 확인staining depigmentation
을 수행하여 완료 했기에 차년도 과100% 2
제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함.

생강나무를 소재로 하여

처음으로 미백효과를 in
vivo 상에서 검증함.

3
차

년

도

생강나무 추출물

을 이용한 미백

효과의 분자생물

학적 기전 연구

에서의 생강나무 잎In vitro cell system
추출물의 저해 효과와tyrosinase activity

조사 후 생강나무 잎 추출물이 멜라UVB
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기법을 이용하여 미백효과를western blot
나타내는 기전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차3
년도 과제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함.

생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기능성 화장품을 출시

한 회사는 없지만 현재 많

은 회사들이 천연물 유래

의 미백 성분을 이용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연구 개

발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생강나무 추출물에 대한

상업화가 진행된다면 재배

농가에 대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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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술적 측면1 .
� 생강나무의 기능원인 물질의 새로운 분리 정제법의 개발로 건강기능성식품 및 농산가공기·
술의 선진화

� 차별화 및 특화된 가공방법의 개발과 제품개발전략에 맞춘 차별화된 가공기술을 보유

�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없는 생강나무의 다양한 생리활성효과를 검증하여 생강나무제품 소

비촉진

� 고부가가치 및 기능성 건강식품소재의 개발로 관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제 절 경제 산업적 측면2 . ·
� 국내에서 재배가능한 생강나무를 수출가능한 고급화된 제품으로 개발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

� 고급화된 생강나무의 제품화로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 차시장 개방에 따른 생강나무의 고급화를 통한 값싸고 저품질의 외국산 수입 차와의 경쟁

에서 비교우위 점유

� 생강나무의 생리활성연구로 기능성 소재로의 우수성 검증 및 홍보

� 고급화된 가공기술을 인도 중국 케냐 등의 주요 제품 생산국에 대한 기술수출을 통한 외, ,
화획득

� 생강나무의 우수한 생리학적 안전성 및 기능성이 검증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확보 가능성

� 종래의 제품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의미의 상품에 대한 수요창출과 동시에 건강 지향형 소

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

� 기능성 생강나무잎이라는 상품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

제 절 사회 문화적 측면3 . ·
� 생강나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웰빙 기능성 식 의약 소재 개발로 원예분야에서 주변 국가·
와의 경쟁에서 차별성과 우월성을 확보하여 농가 발전 도모.

� 생강나무의 우수한 생리적 안전성 기능성이 검증 및 이용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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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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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특허 출원1 .
발명의 명칭 생강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개선용 조성물1. :
출원일자: 2008. 12. 22
출원번호 접수번호: 10-2008-0130799 ( 1-1-2008-0876560-82)
출원인 명칭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출원: /
발명자 성명 정세영 이광원 박권우: , ,

발명의 명칭 생강나무 천연 혼합음료 제조방법2. :
출원일자: 2009. 04. 23.
출원번호 접수번호: 10-2009-0035292 ( : 1-1-2009-5016087-22)
출원인 명칭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성명 박권우 김준홍 이상용: , ,
생강나무잎 추출물에서 분리한 과 의 분리 정제법과 항산화 효과에 대해3. quercitrin afzelin ·

항산화 기능물질 특허 출원준비 중.

제 절 논문2 .
저널1. : Food Sci. Biotechnol.

저자: Hyun-Sun Lee, Chung-Oui Hong, and Kwang-Won Lee

제목: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induced Diabetic Complication

게재 년도 볼륨 페이지, , : 2008; 17: pp1131-1138

저널 대한약학회지2. :
저자 방채영 원은경 박권우 이광원 정세영: , , , , .
제목 생강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미백효과:
게재 년도 볼륨 페이지, , : 2008; 52: pp355-360

저널 한국허브아로마테라피학회3. :
저자 목민균 이광원 정세영 박권우: , , ,
제목 건조 방법에 따른 생강나무 잎의 성분 변화:
게재 년도 볼륨 페이지, , : 2007; 3(2): 27-32.

저널 한국허브아로마테라피학회4. :
저자 목민균 우진호 박권우: , ,
제목 저장 조건에 따른 생강나무 잎의 품질 변화: MA
게재 년도 볼륨 페이지, , : 2008; 4(1):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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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국제 저널에 투고 중임5.
(Phytotheraphy Research, Antioxidative Effects of LinderaobtusilobaBlume and Structural Analysis of Its

Active Compounds)

생강나무 추출물의 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국제 저널에 투고 할 예정8. ERK pathway
(Pigment Cell Research, ERK pathway activation induced by Lindera obtusiloba Bl. leaf extract)

생강나무 추출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국내 저널에 투고 할 예정7.
(J.Toxicol.Pub.Health, Single 14-Day Repeated Oral Toxicity Study of＆ Lindera obtusiloba Bl.)

제 절 학술발표3 .
국제1.

가 학회. : The first Asian Horticultural Congress

발표자: Park, K.W., M.G. Min, S.O. Park, J.H. Kim, and D.S. Yang

제목: Effect of packaging film and Temperatrue on the storage of leaves in Lindera

obtusiloba

발표일시: 2008. 12 (p130)

나 학회. : 7th Joint Meeting of AFERP, ASP, GA, PSE&SIF

발표자: Bang CY, Won EK, Choung SY

제목: Lightening effect of Lindera obtusiloba BL. leaf extract from UVB-induced

pigmentation in C57BL/6 mice

발표일시: Agust 3-8, 2008, , Athens, Greece (p. 42)

국내2.

가 학회 년 한국식품과학회. : 2006
발표자: Chung-Oui Hong, Hyun-Sun Lee, Sun-joo Lee, Yun-Chang Koo, Ho-Young Park

and Kwang-Won Lee

제목: Liver Proctection and Antiglycation, antioxidant Effects of a Refined Product of

Lindera obtusiloba BL. In Vitro

발표일시: June 14-16, 2006 (p253)

나 학회 한국원예학회 및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
발표자 박권우 목민균 우진호: , ,
제목 생강나무 잎의 건조방법에 따른 정유성분:
발표일시: 2007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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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회 년 추계 대한약학회. : 2008
발표자: BANG Chae Young, CHOUNG Se Young

제목: Inhibitory Effects of Lindera obtusiloba BL. Extract on Melanin Synthesis from

UV-induced Pigmentation in C57BL/6 Mice
발표일시: Octover 23-24, 2008 (p220)

라 학회 년 한국식품과학회. : 2008
발표자: Chung-Oui Hong, Hyun-Sun Lee, Dong-Chul Shin, Su-jung Kim, Mi-Hyun Nam,

Hyun-A Lee and Kwang-Won Lee

제목: Proctective Effect of Lindera obtusiloba BL. Treament on t-BHP-induced

Hepatotoxicity and STZ-induced Diabetic Rats

발표일시: June 18-20, 2008 (p234)

마 학회 한국원예학회. :
발표자 박권우 이상용 김준홍: , ,
제목 제조방법별 생강나무잎차꽃차의 선호도 조사: ․
발표일시 발표예정: 2009. 05. ( )

제 절 그 외 활용계획4 .
� 생강나무 차 시제품 개발완료

� 생강나무 미백효과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기업에 기술이전 한다.
� 개발된 생강나무엽을 차제품이외에도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 등 관련산업에서

이용하도록 한다.
� 생리학적 안전성과 향미특성을 갖춘 생강나무 차의 제조 공정의 완성 후 각 지방기관과 협

력하여 생강나무 차 생산자 및 가공업자를 선정하여 제품화 및 산업화 착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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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 184 -

차와 음료를 대상으로 기능성과 제품화 연구1.
해외에서의 연구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차와 음료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
에 포함된 페놀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항암효

과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포장방법에 다소 뒤떨어지나 국내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 수준의 수95%
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강나무 추출물의 간섬유에 관련된 연구2.

*Journal of Nutritional Biochemistry, 2008, In Press

생강나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생강나무 수추출물을 이용하여 간경화에 관

련된 TGF-β 등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간경화 억제에 도움, TIMP-1, MMP-3 gene
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과제의 고려대 이광원 교수팀에서 연구한 간보호 기,
능 검증과도 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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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에 관련된 분자생물학적 기전 정보3.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발현경로- protein

는 에 관여하는 인자로써 물질에Extracelluar-related kinase pathway melanogenic signaling
의한 의 유도는 를ERK activation MITF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시킴으로써 를 하게 하여 생성을down-regulation tyrosinase activity indirect inhibition melanin
감소시킨다108 115)～ .

Induces the expression of MITF and increase tyrosinase activity in melanocytes.

* Nature 2007; 445: 8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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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1.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림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3.

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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