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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Acori Rhizoma is one of the common widely used herbal medicines with diverse bioactive effects. 

However, little evidence has been reported about the potential anti-platelet activity of Acori Rhizoma.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n platelet aggregation by Acori Rhizoma.

Methods : In this study, we tested the in vitro effect of 16 kinds of Acori Rhizoma extracts by hot water or 

70% ethanol on collagen-induced platelet aggregation in human whole blood using the impedance method of 

aggregometry.

Results : Among them, 2 kinds of 70% ethanol extract and 1 kind of hot water extract showed the significant 

inhibiting effect on whole blood aggregation. In particular, Acorus gramineus extracts were selected as the most 

effective candidate.

Conclusiions : The results from this experiment provide pharmacological evidence for the traditional medicine, 

suggesting that Acorus gramineus could be help problems of blood circulation more than Acorus tatarinow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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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매는 여러 가지 병리기전이 복합된 증후군으로써, 가장 

유병률이 높은 치매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이나, 동양권에서는 

혈관성치매가 알츠하이머병 못지 않게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1). 혈관성치매는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에서와 같은 위험인자

를 공유하며,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해 혈소판응집억제제가 

사용된다1). 한편 한의학에서는 치매의 치료에 石菖蒲가 함유

된 처방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石菖蒲(Acori 

Rhizoma)는 開竅藥에 속한 본초로써, 化痰開竅, 化濕行氣, 

祛風利痺, 消腫止痛, 化濕開胃, 開竅豁痰, 醒神益智하는 효능

이 있어 熱病神昏, 神昏癲癎, 痰厥, 健忘, 耳鳴, 耳聾, 脘腹脹

痛, 脘痞不飢, 噤口下痢, 風濕痺痛, 跌打損傷, 癰疽疥癬 등을

치료하는 데 활용된다2,3).

석창포의 기원종은 한국과 중국이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석창포(Acorus gramineus Soland.)를4), 중국은 중국석창포

(Acorus tatarinowii Schott)를5,6) 각기 石菖蒲의 기원종으로 

규정하고 있다.7) 한편, 한약재 유통과정에서 석창포의 동속종

인 창포(Acorus calamus L.), 한약명이 九節菖蒲인 알타이아

네모네(Anemone altaica Fisch. ex C. A. Mey.)가 石菖蒲

로 오인되기도 한다3,8). 이와 같이 기원상 차이가 있는 네 가

지 식물이 石菖蒲라는 한 가지 약명으로 쓰임에 따라, 각각의 

기원종을 감별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으

나9-12), 단순한 감별을 넘어서 창포류 네 가지의 기원종간 효

능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검색한 결과 석창포의 효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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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연구는 중추신경계 억제능13), 인지기능 개선14), 뇌신

경세포보호15),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능16) 등에 대한 연

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항혈소판 효능에 관련된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뇌기능 개선에 대한 石菖蒲의 

여러 가지 약리활성에 아울러 혈소판응집억제 효능을 겸하고 

있다면 혈관성치매의 다목적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石菖蒲의 혈소판응집억제 효능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는 혈관성치매를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항치매 유효

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의 선행연구로써, 국내외 시판중인 

石菖蒲 등 창포류를 수집·동정하여 이 중에서 효능이 우수한 

것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혈소판응집 유도제에 의

한 인간전혈응집에 있어서 창포류 종류별 효능에 차이가 있고 

국산 石菖蒲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기에 이를 보고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쓰인 한약재는 석창포(중국산) 4점, 석창포(한국산) 1

점, 수창포(중국산) 1점, 구절창포(중국산) 2점을 제약회사에서 

규격 포장한 전형 또는 절단생약으로 구입하여 형태학적 감별 

기준9)을 통해 동정한 뒤 사용하였다. (Table 1, Figure 1)

Table 1. Basic information for raw herbal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Herbal name Scientific name Place of product Date of manufacture No.

石菖蒲 (Acori Tatarinowii Rhizoma) Acorus tatarinowii Schott

China 08/04/28 A01

China 08/04/28 A02

China 09/02/13 A03

China 09/12/16 A04

石菖蒲 (Acori Graminei Rhizoma) Acorus gramineus Soland. Korea 08/04/28 B01

水菖蒲 (Acori Calami Rhizoma) Acorus calamus L. China 08/04/28 C01

九節菖蒲 (Amemonis Altaicae Rhizoma) Anemone altaica Fisch. ex C. A. Mey.
China 07/07/22 D01

China 07/09/11 D02

Figure 1. External forms of the samples. A01,A02: Acorus 
tatarinowii(whole forms); A03,A04: Acorus tatarinowii(cut forms); 
B01: Acorus gramineus(cut forms); C01: Acorus calamus(whole 
forms); D01∼D02: Anemone altaica(cut forms).

1) 형성층이 명확하다.
  2) 표피세포가 類方形이다.
    3) 중주유관속이 빽빽하며 내피층 가까이에 치밀한 환상

을 이룬다. - - - - - - - - - corus gramineus
      3) 중주유관속이 드문 편이며 내피층 가까이에 엉성한 

환상을 이룬다. - - - - - - Acorus tatarinowii
   2) 표피세포가 다면형이며 유관속초섬유가 발달되지 않

았다. - - - - - - - - - - - Acorus calamus
1) 형성층이 명확하지 않으며 박벽세포에 전분립이 충만하다.

- - - - - - - - - - - - - - Anemone altaica

2. 시료의 제조

준비된 한약재를 믹서기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뒤, 환류 

추출법으로 추출하여 시료를 제조하였다. 1 L 둥근플라스크

에 한약재 20.0 g과 용매(증류수 또는 70% 에탄올) 400 mL

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장치하여 heating mantle에서 2 시간 

동안 열탕 추출한 후 자연 방냉하고 탈지면으로 여과하여 감

압농축 하였다. 이를 다시 건조기(No-600M Drying oven, 

Jeio Tech, Korea)에 넣고 105 ℃로 10시간 이상 방치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분말 형태로 제조하여 table 2와 같

이 시료를 얻었으며 냉장보관하고 실험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Table 2. Preparation of extracts

Hot water extracts 70% ethanol extracts

Weight (g) Extract (g) Yield (%) Weight (g) Extract (g) Yield (%)

A01 20.00 2.81 14.1 20.00 1.88  9.4

A02 20.00 3.50 17.5 20.00 3.44 17.2

A03 20.00 2.74 13.7 20.00 2.64 13.2

A04 20.00 2.82 14.1 20.00 2.03 10.2

B01 20.00 3.25 16.3 20.00 3.00 15.0

C01 20.00 2.94 14.7 20.00 1.97  9.9

D01 20.00 3.00 15.0 20.00 2.61 13.1

D02 20.00 3.09 15.5 20.00 2.81 14.1

3. 인간혈액의 채혈

채혈지원자는 건강한 성인 남자 5명(20∼30세)을 모집한 

다음 채혈하기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을 복용하지 않은 자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에 

채혈 한 후 혈액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3.2% sodium 

citrate 항응고제가 포함되어 있는 vaccutainer(Be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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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inson, USA)에 분주하여 잘 혼합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혈구분석기(Coulter JT, USA)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정상혈액수치 범위에 해당하는 혈액을 대상으로 실험에 이용

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

원회에서 심의·검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수행되었다.

4. 인간 전혈혈소판응집억제능 측정

石菖蒲 종별 열수 추출물 또는 70% 에탄올 추출물의 혈소

판응집억제능을 검색하기 위하여 전혈응집분석기

(Aggregometer, Chrono Log, USA)를 이용하여 혈소판 응

집 억제활성을 impedance 법으로17-21) 측정하였다. 채혈한 

혈액의 혈소판수가 4×108 cell/mL이 되도록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900 μL를 취하여 37 ℃에서 10분간 방치하고 시

료 희석액 50 μL(최종농도 500 μg/mL)을 가하여 5분간 

반응시켰다. 혈소판응집 유도제 2 uL를 넣고 1,000 rpm으로 

교반하면서 37 ℃에서 8분간 혈소판 응집정도를 판정하였다. 

혈소판 응집도를 impedance(Ω) 값으로 측정함으로써 대조군

(생리식염수)에 대한 응집억제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였다(환

산식: [{대조군의 impedance 값(Ω)}-{실험군의 impedance 

값(Ω)}]÷{대조군의 impedance 값(Ω)}×100). 시료는 정량 

한 후 생리식염수에 용해하였으며 혈소판응집유도제는 

collagen(1 mg/mL, Chrono Log)을, 양성대조군은 

catechin(최종농도 500μg/mL)을 사용하였다.

5. 통계처리

결과의 통계처리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측

정값은 ‘평균±표준편차(SD)’로 표시하였다. 실험군의 분

석수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P<0.05 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창포류 추출물의 효능을 검색하기 위해 콜라젠을 응집유도

제로 이용하여 전혈혈소판응집억제능을 측정하였다. 창포류 8

종을 대상으로 열수 추출물 또는 70% 에탄올 추출물로 각각 

제조한 다음 이에 대해 collagen 응집유도제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 4 및 

figure 2와 같았다. 실험에 사용한 총 16종의 시료 중에 3종

이 혈소판응집억제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에탄올 추출물(table 3) 중에서 50% 이상의 혈소판응

집억제 효능을 보인 것은 B01(국산 石菖蒲. Acorus 
gramineus)과 D02(중국산 九節菖蒲. Anemone altaica)로, 

전혈응집 impedance 값이 각각 4.33±0.58 Ω (n=3)과 

7.40±2.61 Ω (n=5)이었다. 이를 혈소판응집 억제율로 환산

하면 각각 67.81±7.20%와 51.22±15.38%이다(P<0.005). 

나머지 시료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열수 추출물(table 4) 중에서 50% 이상의 혈소판응집억제 

효능을 보인 것은 B01(국산 石菖蒲. Acorus gramineus)이 

유일했다. 전혈응집 impedance 값은 6.00±1.41 Ω (n=4)

이었으며, 이를 혈소판응집 억제율로 환산하면 59.97± 

12.14%이다(P<0.005). 나머지 시료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

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국산 石菖蒲는 70%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 모두에

서 시료 중 가장 높은 효능을 보였으며, 특히 70% 에탄올 추

출물의 경우 양성대조군인 catechin의 92.5%에 이르는 효능

을 보였다. 반면에 나머지 시료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중국산 石菖蒲와 水菖蒲는 70% 에

탄올 추출물에서 평균 13.24~23.39%, 열수 추출물에서 평균 

-4.22~41.61%의 혈소판응집 억제율을 나타내 효능이 없거

나 낮았다. 九節菖蒲는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평균 

39.21~51.22%의 억제율을 보인 데 비해 열수 추출물에서는 

평균 -6.27~-13.34%의 억제율을 나타내 추출용매에 따라 

효능이 전도되는 현상을 보였다.

Table 3. Effects of Acori Rhizoma 70% ethanol extracts on platelet aggregation in human whole blood induced by collagen

Sample place of product No.
Aggregation

Ohm(Ω) Inhibition(%)

Control (saline) 15.50±2.48

Acorus tatarinowii Schott

China A01 12.50±3.27× 19.76±28.57
China A02 12.33±3.83× 23.39±16.32
China A03 12.40±2.51× 13.24±21.45
China A04 11.80±3.27× 19.35±17.61

Acorus gramineus Soland. Korea B01 4.33±0.58** 67.81±7.20
Acorus calamus L. China C01 12.75±4.03× 16.38±17.97

Anemone altaica Fisch. ex C. A. Mey.
China D01 8.80±2.59× 39.21±26.55
China D02 7.40±2.61** 51.22±15.38

Values are mean±SD (n=3～6). (×, P≥0.05; **, P<0.005)

Table 4. Effects of Acori Rhizoma hot water extracts on platelet aggregation in human whole blood induced by collagen

Scientific name place of product No.
Aggregation

Ohm(Ω) Inhibition(%)

Control (saline) 15.50±2.48

Acorus tatarinowii Schott

China A01 12.67±3.22× 14.56±14.41
China A02 8.67±3.79× 41.60±22.07
China A03 15.00±4.36× -4.22±37.27
China A04 11.67±5.03× 20.18±32.52

Acorus gramineus Soland. Korea B01 6.00±1.41** 59.97±12.14
Acorus calamus L. China C01 14.00±3.27× 5.33±22.79

Anemone altaica Fisch. ex C. A. Mey.
China D01 15.75±3.30× -6.27±21.93
China D02 16.75±0.96× -13.34±13.12

Values are mean±SD (n=3～6). (×, P≥0.05; **,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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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hibitory effects of Acori Rhizoma hot water or 70% 
ethanol extracts(500 μg/mL final concentration) on human whole 
blood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collagen. Values are 
mean±SD (n=3∼6; **: P<0.005). P.C.: Positive control (catechin, 
500 μg/mL final concentration, n=7); A01∼A04: Acorus 
tatarinowii; B01: Acorus gramineus; C01: Acorus calamus; D01
∼D02: Anemone altaica.

고찰 및 결론

치매 질환에 있어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가 가장 많

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의 30～40%에서는 

혈관성치매가 함께 나타난다. 특히 동양에서는 혈관성치매의 

비중이 높아 치매 치료에서 혈전예방 등 뇌혈관계 기능 개선

이 중요하다. 혈관성치매는 많은 부분에서 혈행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계 질환과 병리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뇌혈

관계 질환에 속발하기도 한다1).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

인은 식습관, 생활방식, 유전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보고

되어 있는데 국민 생활수준의 증가 및 선진화가 진전될수록 

발병율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2) 혈관성치매를 비롯한 

각종 혈전성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발병 위험군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질환들의 예방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혈관성치매의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혈전은 과잉된 혈소판 응집에 의해 매개

되는 병리현상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혈액순환의 장애가 

유발된다23).

지혈은 원래의 형태가 파괴된 혈관으로부터 출혈을 막기 

위한 기전으로 혈소판의 활성화 과정, 혈소판과 혈관성분과의 

부착, 그에 수반된 혈액응고인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이루어지며 손상된 혈관을 복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혈소판

은 혈관 손상시 collagen, arachidonic acid 및 ADP 등과 

같은 각종 응집유도제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adhesion, 

secretion 및 aggregation을 일으킨다. 이러한 반응들은 지

혈에 관련되어 있으며, 혈전증 등을 포함하는 순환계 질환의 

발병에도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다24). 지금까지 개발된 항혈소

판제로 가장 전통적인 약물은 aspirin(acetylsalicylic acid)이

다. Aspirin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경

색과 뇌졸중, 그리고 기타 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5 

% 정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유일하게 

효과적인 항혈소판제제로 사용되어 왔다. Aspirin은 

cyclooxygenase의 영구적인 acetylation으로 thromboxane 

A2의 합성을 방해함으로써 혈소판의 응집을 막게 된다. 

Aspirin은 약가가 저렴하고 잘 알려져 있는 약물이지만 일부 

심각한 소화기장애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혈소판제 Clopidogrel(Plavix)는 

ADP의 혈소판 결합부에 agonist로 작용하여 혈소판응집을 

억제하는 효능이 우수하지만 동물실험에서는 혈관내막 손상 

후에 내막증식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보고되었다25).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항혈소판제제 약물들은 화학물질로 이루

어져 인체에 지혈 과다 억제, 불임, 소화기 장애 등의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찾기 위

하여, 천연물 또는 한방처방으로부터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을 

하는 물질을 탐색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8-21,23,26).

본 실험에서는 石菖蒲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石菖蒲

는 정신신경계 질환에 널리 응용되는 기본 처방인 聰明湯의 

주된 구성 약물로써, 특히 치매를 비롯한 기억력 장애를 치료

하는 목적으로 주로 임상에서 활용되어왔다. 또한 石菖蒲는 

본초학적으로 그 性味가 辛溫하고 芳香性이 있어 走竄하는 성

질이 강하므로 혈전 억제 효능을 기대할 수 있고, 吐血이 있

을 때 石菖蒲를 삼간다는 禁忌2)도 출혈시 혈액의 응고를 방

해하는 작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廣濟秘笈》에서는 血積에 石菖蒲를 응용하였고, 《醫方類

聚》에서는 菖蒲酒가 通血脈한다 하였고, 婦人이 血氣가 小腹

을 攻刺하여 痛不可忍하는 데에 石菖蒲를 응용하였으므로27), 

活血祛瘀하는 효능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石

菖蒲의 본초학적 특징에 착안하여 전혈혈소판 응집억제능을 

실험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石菖蒲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하고 있는 석창포(Acorus gramineus), 중국약전에서 정하

고 있는 중국석창포(Acorus tatarinowii) 및 유사품인 水菖

蒲(Acorus calamus)와 九節菖蒲(Anemone altaica) 등 4종

류가 있어 혼란을 유발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들 창포류를 

서로 감별해내는 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이들 종별의 효능 차

이는 비교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국내외 유

통되는 4종류의 창포류를 수집 동정하여 효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국산 石菖蒲의 전혈혈소판 응집억제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산 石菖蒲 및 水菖蒲, 九節

菖蒲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산 石菖蒲와 중국산 石菖蒲

의 경우 계통학적 근연관계가 가까워 형태학적으로 매우 유사

하고, 임상적 경험에서도 효능 차이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

으나 본 실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종간의 차이

에 따른 효능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石菖蒲의 주된 藥性이 

芳香性에 기반한다는 본초학적 이론에 입각하면 유통경로의 

차이에 따른 芳香性 소실 정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유통경로와 보관 상태별 유효성분 함

량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九節菖蒲의 경우 

70%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간의 효능 차이가 두드러졌

는데, 이는 활성물질이 비수용성이기 때문으로 가정할 수 있

으며, 향후 개별성분 또는 추출분획별 효능 비교를 통해 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국산 石菖蒲 추출물의 전혈혈소판 

응집억제능은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혈전성 질환 

유발 동물모델 또는 혈관성치매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石菖蒲

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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