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93

第22卷 第2號  2014年 2月 20日

桑葉, 桑枝 및 桑白皮의 항산화 활성 연구
임지연1 ․ 임세현2 ․ 조수인3*1)

Anti-oxidative effects of Mori Folium, Mori Ramulus and Mori 

Cortex Radidus

Chi-Yeon Lim1 ․ Se-Hyun Lim2 ․ Su-In Cho3*

1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Far East University

3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tive potentials to wide the usage of Morus 

alba L. derived from medicinal herbs on cosmoceutical fields.

Methods : Anti-oxidative potentials were investigated by using several kinds of assays including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the total contents of phenolic compounds were also measured. In some cases TLC (Thin 

Layer Chromatography) method were used to identify the patterns of phenolics in herbal extracts.

Results : Aurones which are sub-types of flavonoids were observed in methanol extract of Mori Cortex 

Radidus, and total phenolic contents in Mori Cortex Radidus were more than in methanol extracts of Mori 

Folium and Mori Ramulus. Various kinds of phenolic compounds were observed in chloroform fraction of Mori 

Cortex Radidus. 

Conclusion :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chloroform fraction of Mori Cortex Radidus could be the most 

possible resource that has potentials on anti-oxidant agents on cosmoceutical fields.

Key words : Morus alba L., anti-oxidative potentials, phenolic compounds.

I. 서 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

장됨에 따라 노화와 더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

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피부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1), 건강한 피부는 신체적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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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부 이상들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의

해 피부 노화가 발생하며, 이 중 외적 요인해 의

한 노화는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포함하여 

바람, 열, 담배 등이 그 원인이며, 이러한 외적 요

인에 의해 내적 노화가 촉진되는데, 피부의 미세

한 주름, 탄력의 소실, 피부의 위축 등이 관찰 된

다1).  

천연물에서 유래된 화장품 소재의 경우 기존 

화학적 합성 물질보다는 활성이 월등하게 뛰어나

지는 못하겠지만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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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3) 관련 소재 개발

이 향후 주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

다. 특히 2000년 7월 화장품법이 명문화 된 이후 

소재 개발 및 제품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자연 지향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

천연물 화장품은 크게 화장품법에서 정의된 기

능성 화장품을 비롯하여, 여드름, 항염증 및 피부 

개선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제2항에 피부

의 미백, 주름 개선 등의 작용을 하는 제품으로 

정의되어 있다4).

본 연구에서 재료로 사용한 桑葉, 桑枝 및 桑

白皮는 뽕나무에서 기원한 약재들로 한의학계에

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져 왔으며, 최근 미백 

활성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소재로의 활

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 약재들이다. 이와 관

련된 연구로 박 등5)이 이들 세 약재를 발효하여 

미백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약침액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발효 및 열처리 과정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위의 연구

에서는 미백 활성만을 비교한 연구로 사용된 약

재들의 기본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桑葉, 桑枝 및 桑白皮 

추출물들의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 효과 등을 측

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한약재 구입

천연 자원으로서의 재료는 뽕나무에서 기원한 

한약재인 桑葉, 桑枝, 桑白皮를 사용하였으며, 시

중 제약회사 (광명생약, 울산)에서 의약품으로 판

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한 후 기원을 다시 동정

하여 사용하였다.

2) 추출물 제조

정선된 재료 (桑葉, 桑枝, 桑白皮) 각 100 g 씩

을 각각의 용기에 넣고 각 용기별로 1 L의 메탄

올을 가한 후 밀폐하여 48 시간 방치하였으며 

12시간 간격으로 강하게 진탕하여 상등액을 취

하기를 3회 반복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얻어

진 상등액을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였으

며, 桑葉은 7 g, 桑枝는 2 g, 桑白皮는 7 g의 건

조 추출물을 얻었다.

용매별 분획은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과정에

서 가장 강한 활성을 보인 桑白皮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획을 획득하는 과정에 헥산, 클로로

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증류수를 사용

하였다.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얻은 분획

들의 건조 함량은 헥산 층에서 700 ㎎, 클로로포

름 층에서 820 ㎎, 에틸아세테이트 층에서 660 

㎎ 및 부탄올 층에서 920 ㎎이었으며, 분획 획득

에 대한 구체적 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추출

된 재료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28℃에 냉동 

보관 하였다가 필요시에 조금씩 덜어 사용하였

다.

Scheme 1. Procedure for acquiring solvent 

fractions from Morus Cortex Radi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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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약

Folin 시약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시약

은 시그마 (St. Louis, 미국) 제품을 사용하였으

며, 분획 획득을 위해 사용된 용매들은 국산 1급 

용매를 사용하였다.

2. 방법

1) 총 폴리페놀 함량의 분석

Folin 시약과 7%의 Na2CO3 용액을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는데, 

추출물 1 ㎖에 증류수 9 ㎖을 첨가한 후 folin 시

약 1 ㎖을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 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용액에 7%의 Na2CO3 용액 10 ㎖

을 넣어 다시 혼합한 다음 증류수로 25 ㎖이 되

도록 맞추었다. 이를 23℃에서 2 시간 동안 방치

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된 흡광도는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된 표준 

곡선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2)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radical에 대한 각 시료의 환원력을 측

정하기 위해 99% 메탄올에 각 시료를 녹여 농도

별로 희석한 희석액 800 ㎕와 메탄올에 녹인 

0.15 mM DPPH 용액 200 ㎕를 가하여 실온에 

30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각 시료 추출물의 유리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

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흡광도를 1/2로 환

원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인 R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활성비교를 위하여 butylated 

hydroxyanisole (BHA)과 ascorbic acid를 사용

하였으며 시료농도의 1/10이 되도록 첨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3) ABTS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ABTS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을 위해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를 최종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어두운 곳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을 형성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 (±0.02)이 되게 

phosphate buffer saline (PBS, pH 7.4)로 희석

하였다. 희석된 용액 990 ㎕에 시료 10 ㎕를 가

하여 정확히 1 분 동안 방치한 후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4) Hydrogen peroxide 소거 활성 측정

Hydrogen peroxide radical에 소거 활성은 

Muller6)의 방법에 따라 96 well micro plate에 

PBS 100 ㎕, 물에 녹인 시료 20 ㎕을 넣고 1 mM 

H2O2를 가하여 5 분 간 방치한 다음 1.25 mM 

ABTS 30 ㎕와 PBS에 녹인 1 u/㎖ peroxidase 30 

㎕를 첨가하여 37℃에서 10 분 간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 측정

Linoleic acid의 과산화에 대한 저해 효과 검정

은 Haraguchi 등7)의 방법에 준해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Linoleic acid의 기질 용액은 95%의 

에탄올에 녹인 2.52% linoleic acid 4 ㎖,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 8 ㎖와 

absolute alcohol 4 ㎖를 가하여 제조한 후 cap

을 한 뒤 40℃에서 100 rpm으로 12 일 간 

incubation 하였다. 지질 과산화물을 유도하는 

thiobarbituric acid (TBA) 수치의 측정을 위해 

기질용액 1 ㎖에 20% trichloroacetic acid 2 ㎖

와 0.8% TBA 시약 2 ㎖을 가한 후 혼합하여 9

5℃ 수욕 상에서 20 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반

응액을 실온에서 냉각시키고 3,000 rpm에서 10 

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의 흡광도를 532 

㎚에서 측정하였다.

3. 통계 처리

실험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통계 패키지

인 Sigma plot (Sigma plot for Windows, ver. 

12.0, U.S.A.)를 이용하였다. 실험 성적은 평균±

표준편차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결과의 

차이를 검정할 때는 one way-ANOVA test를 

시행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Tukey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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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桑葉, 桑枝 및 桑白皮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

1차 메탄올 추출물에서의 폴리페놀류 분석을 

위해 이동상으로 클로로포름과 메탄올을 10:1로 

맞춘 전개 조건에서 TLC 전개 후 발색 시약 및 

UV 상에서 발색 정도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Fig. 

1에서와 같이 366 ㎚ 파장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검출됨을 알 수 있다. 폴리페놀류들의 효과적인 

발색을 위해 단순히 UV를 비춘 상태와 폴리페놀

류 발색 시약인 NEU 용액을 처리한 후 UV를 비

추었을 경우 약하긴 하지만 발색의 종류 분포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정도는 桑白皮

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에

서의 순서는 좌측에서부터 桑葉, 桑枝, 桑白皮의 

순으로 점적하였으며, 전개 이후 UV만 조사한 

것과 (좌측), NEU 처리 후 UV를 조사한 것 (우

측)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NEU 용액을 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桑白皮의 경우 약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두색 발색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발색 반응을 통해 桑葉, 桑枝, 桑白皮 모두에서 

methylated flavones로 추정되는 발색 반응이 

보였으며, 역시 桑白皮의 경우 전반적인 연두색 

발색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flavonol 및 플라

보노이드 종류인 aurones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폴리페놀 함량을 정량 분석한 결과 桑白

皮에서 가장 함량이 높게 관찰되어 TLC를 활용

한 정성 분석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Fig. 1. Comparative results of TLC 

chromatograms of medicinal herbs derived 

from Morus alba. a, Mori Folium; b, Mori 

Ramulus; c, Mori Cortex Radidus.

Fig. 2. Total phenolic contents of the 

methanol extracts of three kinds of 

medicinal herbs derived from Morus a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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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桑白皮 분획 추출물에서의 폴리페놀 함량 

비교

Fig. 3은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의 각 용매별 

분획을 100 ㎎/㎖ 농도로 만든 것을 2 ㎕씩 TLC 

plate에 점적하고 클로로포름과 메탄올을 10:1로 

맞춘 전개 조건에서 TLC 전개였을 때의 결과로, 

245 ㎚ 파장에서 클로로포름 분획에서의 Rf 값 

2.2 부근에서 특정 밴드가 명확히 나타났으며, 

366 ㎚ 파장에서 역시 클로로포름 분획에서 다

양한 영역에 연두색 형광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桑白皮에서는 클로로포름 분획에서 다양

한 활성 물질을 개발할 가능성이 큰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물질 개발의 

단계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폴리페놀을 정량 분석한 결과 역시 클로로포름 

분획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TLC 정성 분석 

조건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4).

Fig. 3. Comparison results of phenolic 

compounds using thin layer 

chromatographic method on solvent 

fractional extracts of Mori Folium. HX, 

hexane; CL, chloroform; EA, ethyl-acetate; 

BU, butanol; MP, mobile phase; Me-OH ex, 

methanol extract; C, chloroform; M, 

methanol.

   

Fig. 4. Total phenolic contents of solvent 

fractional extracts of Mori Folium.

3. 桑葉, 桑枝 및 桑白皮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桑葉, 桑枝 및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과 BHA, 

ascorbic acid의 DPPH 소거 활성을 농도별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합성 항산화제인 BHA와 

ascorbic acid는 비교적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으

나 기타 추출물은 모두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추

출물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5A). 그러나 다른 추출물에 비해 桑白皮 추

출물에서 약간 강한 DPPH 소거능의 경향은 확

인되었다. 

ABTS+˙ 소거 활성을 BHA, ascorbic acid와 비

교 측정한 결과 ascorbic acid의 경우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Fig. 5B). 

뽕나무 추출물 중에서는 桑葉 추출물이 여타의 추

출물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활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그 수치는 ascorbic acid에 대해서는 

22%, BHA에 대해서는 34%에 해당하였다.

Hydrogen Peroxide 소거 활성에서, ascorbic 

acid는 농도의 증가에 따라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BHA는 활성이 낮게 나타

났다 (Fig. 5C). 뽕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경우 역

시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이 중 桑枝 추출물의 

경우 여타의 추출물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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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venging activities of medicinal herbs derived from Morus alba L. on 

several oxidative conditions.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질 과산화물을 유도하는 물질인 TBA의 

수치를 측정하여보았는데, 대조군으로 사용한 

BHA 및 ascorbic acid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낮

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뽕나무 부

위별 추출물과도 유사한 정도로 그 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Fig. 5D).

4. 桑白皮 용매별 분획에서의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의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클로로포름 

분획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항산화 활성이 

확인되었다 (Fig. 6). 이러한 결과는 桑白皮 클로

로포름 분획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영향의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ABTS+˙, Hydrogen Peroxide 소거 활성 및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메탄올 추

출물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桑白

皮 용매 분획에서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

에 나타내지 않았다.

Fig. 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olvent fractions of Mori Cortex Radi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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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기능은 급격하게 저하되

고, 이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오면서 노화되어 가

는데,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는 등 피부 장벽의 기

능 저하로 인해 다양한 피부 병변을 유발하게 된다
4). 화장품 산업은 이러한 추세와 함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약품의 기

능이 첨가된 화장품 혹은 약용 화장품의 개념이 도

입되어 세계적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1).

본 연구에 사용된 약재들의 기원 식물인 뽕나

무는 비단을 만드는 나무라 일컬어져 왔으며 공

해가 없는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다8). 뽕

나무에서 얻어진 재료들은 미백 활성5) 뿐만 아니

라 식용 자원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뽕잎 분말, 뽕잎 떡, 뽕잎 차, 뽕잎 국수, 뽕잎 음

료, 뽕잎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 식품의 형태로도 

제조 가능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

원으로 주목받고 있다8).

뽕나무에서 기원한 약재 중 桑葉에 관해서는 

차의 형태로 가공되어 항산화10), 항미생물11) 등

의 활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

라 차의 품질 개선을 위해 발효 시간의 조절12)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며,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13, 14), 항산화 성분의 분리 및 동정도15) 보

고되었다. 桑白皮 에 관해서는 항산화16), 항암17), 

동맥경화 개선18) 등의 활성과 주방 세제 첨가물

로서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19)도 보고된바 

있다. 이에 비해 桑枝에 관해서는 김 등20, 21)이 

최근 피부 보호 활성을 보고한 연구 이외에는 거

의 진행된 바 없으며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주로 연구 재료들이 뽕잎에 해당하는 한약재

인 桑葉에 치우친 경향이 나타났으며, 같은 식물

에서 기원한 위 세 약재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와 가장 연관성 있는 연구는 이 등9)이 

뽕나무 부위별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생리 

활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 뽕나무와 꾸지뽕나무의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에서의 폴리페놀 함량과 일

부 활성을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뽕나무만을 재료로 하였으며 일부 재

료에 대해서는 용매 분획 수준에서 활성을 비교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뽕나무에서 기원

한 약재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료 확보가 용이하

고 다양한 제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桑葉, 

桑枝 및 桑白皮를 재료로 기본적 항산화 활성 등

을 확인하여 보았다.

위 약재들의 메탄올 추출물에서의 폴리페놀류 

분석은 TLC 전개 후 발색 시약 및 UV 상에서 

발색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하였는데 (Fig. 

1) 모든 추출물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검출되었으

며, NEU 용액을 처리함으로써 발색의 종류 변화

가 桑白皮 추출물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桑葉, 

桑枝, 桑白皮 모두에서 methylated flavones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桑白皮의 경우 전반적인 연두색 발색이 관찰

되는 것으로 보아 flavonol 및 플라보노이드 종

류인 aurones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생각되는데  폴리페놀을 정량 분석한 결과 

(Fig. 2) 역시 桑白皮에서 가장 함량이 높게 관찰

되었다. 

따라서 위 세 종류의 약재 중 桑白皮 추출물에

서 다양한 물질들의 분포가 기대되므로 향후 자

원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

며 이러한 결과를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桑白

皮 분획을 다시 획득하여 각각의 용매 분획 추출

물에서의 폴리페놀 함량도 함께 비교하여 보았

다. TLC 전개를 통해 클로로포름 분획에서는 기

타의 분획에 비해 다양한 활성 물질 존재함을 확

인하였고 (Fig. 3), TLC 정성 분석 조건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4). 

桑葉, 桑枝 및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과 BHA, 

ascorbic acid의 DPPH 소거 활성을 농도별로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경우 BHA와 ascorbic 

acid에 비해 각 시료의 메탄올 추출물은 모두 낮

은 활성을 보였으며 각 추출물 사이에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5A). 또한 ABTS+˙ 

소거 활성을 확인한 결과 ascorbic acid의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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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약재 중에서는 桑葉 추출물이 여타의 추

출물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ascorbic acid에 

대해서는 22%, BHA에 대해서는 34%에 해당하

는 활성을 보였다 (Fig. 5B). Hydrogen 

Peroxide 소거 활성 및 Linoleic acid에 대한 항

산화 활성은 한약재 추출물들이 뚜렷한 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 (Fig. 5C, 5D). 

본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위에서와 같이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의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클로로포름 분획

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항산화 활성이 확인

되었다는 점인데 (Fig. 6), 이러한 결과는 桑白皮 

클로로포름 분획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영

향의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桑白皮의 용매 

분획을 이용하여 다양한 항산화 활성의 확인 및 

생리 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Ⅴ. 결 론

桑葉, 桑枝 및 桑白皮를 피부 미용 등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각각의 메탄올 추출물

에서의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 효과 등을 측정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뽕나무에서 기원한 桑葉, 桑枝 및 桑白皮의 

메탄올 추출물에서의 폴리페놀류를 분석한 결과 

桑白皮의 경우 플라보노이드 종류인 aurones 등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桑葉 및 桑枝에 비해 폴리페놀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桑白皮 용매 분획을 얻어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한 결과 클로로포름 분획에서 다른 분획에 

비해 다양한 활성 물질이 확인되었다.

3. 桑葉, 桑枝 및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과 

BHA, ascorbic acid의 DPPH 소거 활성을 농도

별로 측정한 결과 한약재 추출물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桑白皮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의 거의 나타나지 않은데 비해 클로로

포름 분획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항산화 활

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클로로포름 분획에 함유

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영향의 의한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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