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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크림의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다양한 저장 온도(4 ℃, 25 ℃, 37 ℃ 및 45 ℃) 및 태양광선에의 노출 하에서 12주 동안

추출물 함유 크림의 pH, 점도 및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온도별 저장조건에서 추

출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대조군 크림은 pH 변화가 거의 없었다. 추출물 함유 크림의 경우는 4

℃와 25 ℃에서 pH가 평균 0.11 감소하였고, 37 ℃, 45 ℃ 저장과 태양광선 노출 시는 각각 0.55,

0.84 및 0.59 감소하였다.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12주 후 추출물 함유 크림과 대조군 크림의 점도를

측정하였다. 추출물 함유 크림은 초기 점도보다 평균 2,404 cPs 감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은 평균

1,296 cPs 감소하였다. 45 ℃ 조건에서 대조군은 12주 후 점도가 1,915 cPs로 감소되었지만, 동일 조

건에서 추출물 함유 크림의 점도는 3,810 cPs 감소하였다. 12주 동안 4 ℃ ∼ 37 ℃에서 추출물 함

유 크림의 흡광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45 ℃ 저장과 태양광선 노출시킨 경우는 흡광도는 각

각 32.5 % 및 35.2 % 감소하였다. 크림으로부터 추출물을 용출시킨 에탄올 용액을 태양광선에 직접

노출시켰을 때 4주 만에 흡광도가 54.8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작은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추출물

크림이 크림 내에서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추출물 함유 크림과 대조군 크림은 12주

동안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변취나 변색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크리밍이나 응집과 같은 현상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이 비교적 안정함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추출물 함유 크림을 장기간 저장할 때 안정성은 아직 확실치는 않으며, 추출물을 화장품

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편백나무 잎 추출물, 화장품 안정성 평가, 점도, 흡광도.

Abstract : 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cream containing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C.

obtusa leaf extract was evaluated. The pH, viscosity, and absorbance were measured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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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fferent temperatures (4, 25, 37 and 45 ℃) and under the sun light during the 12 weeks. The

control cream without containing the extract did not show pH change under the different

temperatures mentioned above. However, the pH of the cream with the extract was decreased

0.11 at 4 ℃ and 25 ℃. Under the 37 ℃, 45 ℃ and sun light condition, the pH was decreased

0.55, 0.84 and 0.59, respectively. After treating the cream for 12 weeks under the different

temperatures, the viscosity was measured for the cream containing the extract and control

cream. The values were decreased by 2,404 cPs in average compared to the initial value for the

former and control cream were decreased by 1,296 cPs in average for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the viscosity of control cream treated under the 45 ℃ for 12 weeks was decreased (1,915

cPs) relative to the cream containing the extract, which showed 3,810 cPs decrease in viscosity.

The cream containing the extract did not show absorbance change at 4 ℃ ∼ 37 ℃ for 12

weeks. Instead, the absorbance of the cream treated under 45 ℃ and sun light condition was

decreased 32.5 % and 35.2 %, respectively. This decrease in absorbance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54.8 % decrease of the extract sampled from the cream using ethanol solution.

This indicates that the extract is stabilized in the cream. In addition, any change in color or

smell was not observed through 12 weeks of the experimental time period. Also physical

changes as creaming and cohesion were not shown. The results show that the cream containing

C. obtusa leaf extract was relatively stable. However, it is concluded that it is still not clear in

the stability of the cream containing the extract when it is stored for a long time.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extract to cosmetics.

Keywords : Chamaecyparis obtusa, cosmetic stability test, viscosity, absorbance.

1. 서 론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는 측백나무

과(Cupressaceae)에 속하는 상록침엽수로 우리

나라 남쪽 지방에서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다.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정유 성분들은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 심폐기능 강화 및 기관지

천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편백 정유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

증 완화 효과와 피부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능들이

보고되면서 편백나무를 이용한 생활가구류와

편백 정유를 이용한 비누 및 탈취제 등의 제품

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1-6]. 하지만 지

금까지의 연구는 편백 정유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편백나무 잎 추출물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앞서 저자들은 편백나무 잎 추출

물의 항산화 작용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7].

기보고한 논문에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은 Fe3+-EDTA/H2O2 계를 이

용한 총항산화능(OSC50, µg/mL)이 0.22 μg/mL

로,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L-ascorbic

acid (1.50 µg/mL) 보다도 약 7배나 더 큰 항산

화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1O2으로 유도된 세포

손상에 대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세포 보호

활성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은 5 ∼ 25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보호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과

당이 제거된 아글리콘 분획은 지용성 항산화제

이며 세포막 자동산화반응의 연쇄반응 억제제

로 알려진 α-토코페롤 보다도 각각 2배 및 4배

나 더 큰 세포보호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피

부 멜라닌 생성 과정에서 핵심효소로 작용하는

타이로시네이즈의 저해 활성(IC50)은 에틸아세

테이트 분획의 경우 74.43 μg/mL로 이는 미백

제로 알려진 알부틴 (226.88 µg/mL)에 비해

약 3배 더 큰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서 항산화제로서 뿐만 아니라 미백 등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원료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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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었다.

저자들의 연구실에서는 피부노화 억제를 위

한 화장품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식물추출물

로부터 천연 항산화제 및 기능성 소재를 탐색

하고 그 활성을 측정하여 제품에 응용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저자들은

나문재와 밤나무 잎, 금불초 꽃 추출물 등을 함

유한 크림의 안정성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8-10]. 그러나 현재까지 편백나무 잎 추출물

또는 분획을 화장품에 응용한 예는 거의 보고

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크림

제형을 제조하고, 이 크림의 유화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건(다양한 온도

및 태양광선)하에 크림을 저장한 후 시간에 따

른 제품의 pH, 점도 및 활성 성분의 흡광도 변

화를 측정하여 인정성을 평가하고,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

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기기 및 시약

UV-visible spectrophotometer는 Varian Co.

(Australia)의 Cary 50, pH meter는 Istek

(Korea), 점도 측정은 Brookfield Co.(DV-E

viscometer, U.S.A)의 기계를 사용하였다. 시료

를 보관한 항온조는 Jisico Co.(Korea)의

JHP01B를 사용하였으며, 편백나무 잎 추출 및

크림 제조에 사용한 증류수는 Barnstead,

US/NANO PURE (USA)에 통과시킨 것을 사

용하였다. pH 표준 용액은 Dae Jung Chemical

& Metals Co. 제품을 사용하였고, 에탄올

(EtOH), 에틸아세테이트 (EtOAc) 등 각종 용

매는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

용한 편백나무 잎은 전남 장성군 편백나무 숲

에서 채취한 것을 2011년 06월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2.2. 편백나무 잎 추출물 제조

건조된 편백나무 잎 100 g 을 잘게 자른 후

70 % 아세톤 2 L 를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 침

적시킨 후 여과하고 이 여액을 감압․건조하여
파우더를 얻어서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70 % 아세톤 추출물은 감압 농축한 후 물과

헥산을 이용하여 엽록소, 지질 등의 비극성 성

분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에틸아세테이트로 3회

반복 처리한 분획을 감압 농축하여 파우더를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2.3. 편백나무 잎 추출물 함유 크림의 제조

안정성 평가 및 보습 평가에 사용된 편백나

무 잎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 및 우수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크림 처방은 Table

1과 같다. 편백나무 잎 추출물은 에탄올 :

1,3-butylene glycol (1 : 4) 용액에 25 %가 되

도록 stock solution을 만들고 처방에는 이

stock solution이 1.0 %가 되도록 가하여 최종

편백나무 잎 추출물이 0.25 % 함유(고형분 기

준)한 크림을 제조하여 시험제형으로 사용하였

다. 비교제형(control)은 편백나무 잎 추출물 없

이 동일 양의 공용매(EtOH : 1,3-butylene

glycol (1 : 4))만을 1.0 % 첨가하여 크림을 제

조하였다.

2.4. 편백나무 잎 추출물 함유 크림의 안정성 

평가 실험

온도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태양광

선과 다양한 온도 하에서 편백나무 잎 추출물

을 함유한 크림과 함유하지 않은 크림을 9월

∼ 11월에 거쳐 12주 동안 보관하여 초기부터

8주까지는 2주 간격, 8주에서 12주까지는 4주의

간격으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의

pH, 점도 및 흡광도를 측정해 물리․화학적 특성
을 파악하였고, 또한 변취 및 변색을 관찰함으

로써 추출물 함유 제품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2.4.1. pH 측정법

pH 측정은 온도별 저장 및 태양광선 노출 하

에 있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 함유 크림을 매회

1 g을 취하여 증류수로 15 mL를 채운 후

sonicator로 1 h 동안 sonication 시킨 후 pH를

측정하였다. pH 표준 용액으로 측정 전 pH 보

정에 정확성을 기하였고 측정 시 온도를 25 ±

1 ℃로 유지하였다.

2.4.2. 점도 측정법

실험에 사용된 크림은 유동성 점성 액체이므

로 T-barspindle을 이용하여 Brookfield 점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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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Content (%)

Placebo cream Experimental cream

D.W Up to 100 Up to 100

Glycerine 7.0 7.0

1,3-B.G 5.0 5.0

Xanthan gum (Keltrol-F) 0.1 0.1

TEA 0.2 0.2

Methyl paraben 0.1 0.1

Ceto-stearyl alcohol (Lanette-o) 2.0 2.0

Stearic acid 1.0 1.0

Glyceryl-stearate / PEG-100 stearate (Alracel #165) 1.5 1.5

Bees wax 1.0 1.0

Glyceryl monostearate (GMS-205) 1.0 1.0

Squalane (Pripure R 3759) 8.0 8.0

Caparylic capric triglyceride 5.0 5.0

Paraffin wax 2.5 2.5

Dimethicone (Si-200 / 100 CS) 0.3 0.3

EtOH : 1,3-BG (1 : 4) 1.0 1.0

C. obtusa leaf extract (EtOAc fraction) - 0.25

Table 1. Fromulation of Cream Contaning C. Obtusa Leaf Extract

로 점도를 측정하였다. 즉 크림을 일정한 가속도

로 회전하는 spindle에 움직이는 크림의 점성 저

항 torque값을 검출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기기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spindle

의 종류와 회전수를 spindle D, 94 rpm으로 15

s 간격으로 4번 측정하여 평균과 편차 값을 구

하였고, 온도별로 저장되어 있는 크림은 항온조

에서 꺼낸 후 3 h이 지난 후에 측정하였다.

2.4.3. 흡광도 측정법

에탄올에 용해시킨 편백나무 잎 추출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은 285 nm에서 최대 흡수 스

펙트럼을 나타낸다. 흡광도 측정 실험은 크림으

로부터 매회 1 g을 취한 후 에탄올로 추출하여

크림속의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추출한 후 여

과하여 그 여액의 흡광도를 285 nm에서 측정

하였다. 또한 0.25 % 편백나무 잎 추출물이 함

유된 에탄올 용액을 만들어 4주 동안 태양광선

하에 보관하면서 크림 속에서와 에탄올 용액

속에서의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변화를 흡광도

를 통해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2.4.4. 변색 및 변취 관찰

여러 조건하에 있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 및 함유하지 않은 크림의 변색 및

변취 여부를 관찰하였다.

2.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고, 통계분석은

Excel 2007을 사용하여 실행하였으며, 5 % 유

의 수준에서 student‘s t-test를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H 변화

0.25 %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시험

제형(sample)과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비교

제형(control)을 12주 동안 온도별 저장 조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선에 노출 시

pH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2).

편백나무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비교제형은 초기 pH 7.30에서 12주 후 태양광

선, 4, 25, 37, 45 ℃에서 pH 각각 6.84, 7.37,

7.41, 7.22, 6.76로 4 ℃, 25 ℃에서는 pH 변화는

0.07, 0.11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태양광선,

37 ℃, 45 ℃에서는 각각 0.46, 0.08, 0.54 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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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s

4℃ 25℃ 37℃ 45℃ Under sun

Control Sample Control Sample Control Sample Control Sample Control Sample

1week
7.30 ±

0.02

7.34 ±

0.02

7.30 ±

0.02

7.34 ±

0.02

7.30 ±

0.02

7.34 ±

0.02

7.30 ±

0.02

7.34 ±

0.02

7.30 ±

0.02

7.34 ±

0.02

4weeks
7.46 ±

0.03

7.44 ±

0.07

7.45 ±

0.02

7.48 ±

0.03

7.52 ±

0.02

7.11 ±

0.05

7.43 ±

0.02

6.79 ±

0.05

7.52 ±

0.01

7.33 ±

0.05

8weeks
7.46 ±

0.05

7.48 ±

0.07

7.45 ±

0.04

7.24 ±

0.02

7.53 ±

0.01

6.87 ±

0.05

6.77 ±

0.02

6.43 ±

0.02

7.37 ±

0.01

6.83 ±

0.01

12weeks
7.37 ±

0.02

7.32 ±

0.06

7.41 ±

0.02

7.15 ±

0.02

7.22 ±

0.04

6.79 ±

0.11

6.76 ±

0.02

6.50 ±

0.24

6.84 ±

0.01

6.75 ±

0.02

Δ

(12weeks

- 1weeks)

0.07 - 0.02 0.11 - 0.19 - 0.08 - 0.55 - 0.54 - 0.84 - 0.46 - 0.59

Ratio 0.95 - 0.32 1.44 - 2.71 - 1.06 - 8.10 - 7.99 - 12.92 - 6.67 - 8.79

Table 2. pH Value Changes of Extracts from Sample Cream (Containing 0.25 % Ethyl Acetate

Fraction of C. obtusa Extract) and Control Cream Stored at Various Temperature and

Under the Sun for 12 Weeks

편백나무 추출물 함유 시험제형의 경우 온도

별 저장 조건에서 초기에 pH 7.34에서 12주 후

태양광선, 4, 25, 37, 45 ℃ pH가 각각 6.75,

7.32, 7.15, 6.79, 6.50로 초기보다 0.59, 0.02,

0.19, 0.55, 0.84 로 모든 저장 온도에서 감소하

였다.

특히, 태양광선과 45 ℃ 하에서 보관된 크림

에서는 pH 변화는 다른 조건보다 비교적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선 노출 조건에서는 편백

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시험 제형에서는 초

기 pH 7.34에서 12주 후 pH 6.75로 0.59 감소

하였고, 비교 제형의 경우 초기 pH 7.30에서

pH 6.84로 0.46 감소하였다. 또한 45 ℃저장 조

건에서 시험 제형은 초기 pH 보다 0.84 감소하

였고, 비교 제형에서는 초기 pH보다 0.54 감소

하였다. 따라서 태양광선하에서와 45 ℃ 저장

온도에서는 비교제형인 대조군 대비 추출물 함

유 크림의 pH가 낮아진 결과로부터 광선 노출

조건과 45 ℃ 저장 온도에서 제품의 안정도가

약간 떨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4 ℃

와 25 ℃ 조건에서는 비교 제형과 시험 제형에

서 pH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안정

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한 시

험 제형과 비교 제형의 비슷한 pH 변화를 나타

냈지만, 태양광선 노출과 45 ℃ 저장 온도에서

는 추출물 함유 제품의 pH는 감소됨을 확인 하

였다.

3.2. 점도 변화

화장품은 외부환경요인 등에 의한 변질, 변

색, 변취, 미생물 오염 등이 없어야 하며, 제품

의 안정성은 화장품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동안 제품의 온도변

화 및 태양광선에의 노출에 따른 제품의 변화

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점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태양광선이나 주위환경의 온

도에 의해 물리․화학적으로 품질의 특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점

도를 이요한 안정성 실험을 실시하였다(Fig. 1).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시험제형과 비교제형

의 초기 점도는 각각 6,370 cPs와 6,235 cPs로

시험제형의 점도가 비교제형에 비하여 약 135

cPs 정도 낮았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

다. Figure 1에서 모든 조건에서의 점도가 초기

점도에 비하여 12주 후에 감소하였다.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시험 제

형)의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12주 후 태양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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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1. Variation of viscosity under various conditions.

(a: 4 ℃, b: 25 ℃, c: 37 ℃, d: 45 ℃, e: under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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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 37, 45 ℃에서 3,960 cPs, 4,505 cPs,

4,625 cPs, 4,180 cPs, 2,560 cPs로 나타났다. 모

든 저장 조건에서 초기 점도보다 감소하였다.

비교 제형은 초기 점도 6370 cPs에서 12주

후 태양광선, 4, 25, 37, 45 ℃에서 각각 4,958

cPs, 5,650 cPs, 5,020 cPs, 5,420 cPs, 4,320

cPs로 나타났으며, 시험 제형과 같은 양상으로

초기 점도보다 12주 후에 점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45 ℃ 조건에서 비교제형은 12주 후 점

도가 1,915 cPs로 감소되었지만, 동일 조건에서

시험제형의 점도는 3,810 cPs 감소하였다. 따라

서 12주 후 시험제형은 비교제형에 비해 29.7

%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45 ℃에서 점도

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 될 수 있으며, 계면활성제

에 의한 결과로 예상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온도가 높으면 계면활성제의 극성 부분의 인력

이 작아지면서 오일 입자간의 간격이 감소되어

오일 입자끼리의 합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고온에서 크림 제형 중 수상의 계면장력이 감

소하게 되어 45 ℃에서의 안정성이 감소한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45 ℃

에 보관된 시험 제형과 비교 제형의 경우 외관

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후 45 ℃에

서 초기 점도에 비해 높은 점도 변화가 일어난

현상이 편백나무 추출물의 영향 때문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pH 변화에서와 같이 시험제형과 비교제형을

비교 시에 두 제형의 점도 변화정도가 같은 양

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편백나무 잎 추출물

은 크림의 점도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

만, 크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조성 및 온

도에 따른 물리․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점도가

변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3.3. 흡광도 변화

3.3.1. 에탄올에 함유된 0.25 %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흡광도 변화

대조제형으로 사용한 편백나무 잎 추출물 에

탄올 용액은 태양광선에 4주간 노출 후 최대흡

수파장인 28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처음의 0.783에서 4주 후 0.354로 54.8 % 가량

감소하였다(Fig. 2). 크림보다 에탄올에 용해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은 직접적으로 태양광선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성분이 파괴되어 흡광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Fig. 2. Absorbance value changes of 0.25 %

ethyl acetate fraction of C. obtusa

extract at 285 nm.

3.3.2. 크림 속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흡광도 변화

0.25 %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시험제

형과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비교제형을 에탄

올로 추출하여 편백나무 잎 추출물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3).

크림 속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흡광도 변화

를 측정한 결과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추출물

함유 크림의 초기 흡광도는 0.783로 12주 후 태

양광선, 4, 25, 37, 45 ℃ 하에서 0.507, 0.633,

0.580, 0.558, 0.527로 변화폭은 태양광선 > 45

℃ > 37 ℃ > 25 ℃ > 4℃ 순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선 하에 있던 크림은 9월 ∼ 11월까지의

평균 온도 14 ℃ ∼ 26 ℃를 보였던 외부 날씨

의 온도변화와 태양광선의 직접적인 노출 때문

에 온도의 영향만 받았던 크림에 비해 추출물

의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편백나무 잎 추출

물 에탄올 용액만을 태양광선에 노출한 경우

(54.8 %, Fig. 2)에서는 추출물 성분이 파괴되

어 흡광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00 nm에서 700 nm 사이에서의 흡광도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추출물의 파괴 및 산화에 기

인되어 생성될 수 있는 장파장 영역의 흡수를

나타내는 물질이 생성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

다. 직접적으로 태양광선에 노출된 편백나무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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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에탄올 용액과 태양광선에 노출된 편백

나무 잎 추출물 함유 크림의 흡광도를 비교한

결과 추출물 힘유 크림의 흡광도 감소율은 35.2

%로써 비교적 적은 감소량을 보였다. 따라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 제형에서는

추출물이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온도에 의한 영향을 보면, 45 ℃하에서

는 12주 동안 흡광도의 계속적인 감소가 관찰

되었지만, 감소량은 32.5 %로 에탄올 용액속의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흡광도 변화와 비교하였

을 때 감소폭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나머지 다른 온도조건 하에서는 대체적으로 흡

광도의 감소량이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12주 동안 크림이 비교

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Fig. 3. Absorbance changes of extracts from

sample cream (containing 0.25 %

ethyl acetate fraction of C. obtusa

extract) and control cream (without

the ethyl acetate fraction) stored at

various temperature and under the

sun for 12 weeks at 285 n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n

= 5).

3.4. 변색 및 변취

0.25 %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시험제

형과 함유하지 않은 비교제형을 12주 동안 색

상과 냄새를 관찰한 결과 크림색상의 변화와

어떠한 특이취도 없었으며, 크리밍, 응집과 같

은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 0.25 %

함유 크림을 태양광선 하에서 그리고 다양한

온도(4 ℃, 25 ℃, 37 ℃, 45 ℃)하에서 저장하

여 12주 동안 pH, 점도 및 흡광도의 변화를 측

정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1)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비교

제형의 pH 측정 결과 큰 pH 변화는 없었

으나, 태양광선 노출 조건에서 시험 제형은

초기 pH 7.34에서 12주 후 pH 6.75로 0.59

pH의 감소가 있었고, 비교 제형의 경우 초

기 pH가 7.30에서 6.84로 0.46 감소하였다.

45 ℃저장 조건에서 시험 제형은 초기 pH

보다 0.84 감소하였고, 비교 제형에서는 초

기보다 0.54 감소하였다. pH 변화에서 안정

도 큰 순서는 4℃> 25 ℃> 37 ℃> 태양광

선 > 45 ℃로 관찰되었다.

2) 점도 측정 결과 모든 조건에서 시험 제형과

비교 제형은 초기 점도에 비하여 12주 동

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편백나무 잎

추출물 함유 크림은 초기 점도보다 평균

2,404 cPs 감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은 평

균 1,296 cPs 감소하였다. 12주 후 45 ℃ 

조건에서 비교제형 대비 추출물 함유 크림

의 점도 변화는 29. 7% 감소하였다.

3) 편백나무 잎 추출물 함유 크림은 12주 동

안 흡광도 변화는 4 ℃ ∼ 37 ℃에서 거의

없었다. 반면에 45 ℃ 저장과 태양광선 노

출시킨 경우는 흡광도는 각각 32.5 % 및

35.2 % 감소하였다. 크림으로부터 추출물

을 용출시킨 에탄올 용액을 태양광선에 직

접 노출시켰을 때 4주 만에 흡광도가 54.8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작은 감소를 나타

낸다. 이는 추출물 크림이 크림 내에서 비

교적 안정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4)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실험제형과

함유하지 않은 비교제형 모두에서 변취나

변색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크리밍이나 응

집과 같은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은 크림에서

pH, 점도 및 흡광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은 비교적 안정하며

향후 제품에 응용 시에, 사전에 보고된 연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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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난 항산화 및 미백에 대한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도록 보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

능성 화장품의 소재로서 제품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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