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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용매에 따른 다릅나무 수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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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stem bark of Maackia 

amurensis extract.

Methods : Stem bark of Maackia amurensis extract were prepared using 70% methanol. Methanol extracts were 

fractionated to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yl alcohol, water fractions and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fractions was evaluated by four different assays as total polyphenol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free-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BTS(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cavenging ability. 

Results : The yield of methanolic extracts from stem bark of Maackia amurensis was 10.16%, whereas those of 

its solvent fractions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yl alcohol, and water) were 5.45, 11.39, 13.88, 

26.07, and 40.80%, respectivel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70% methanol 

extracts from stem bark of Maackia amurensis were 15.44 mg/g and 194.15 μg/mL of its IC50, respectively. The 

70% methanol extracts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total flavonoid 

content of chloroform fractions were higher in each of 201.98 mg/g and 13.55 mg/g. The chloroform fraction 

showed the lowest levels of DPPH(IC50, 183.95 μg/mL) and ABTS scavenging activity(IC50, 10.0 μg/mL).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detected in methanol extract, chloroform fractions.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70% m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of stem bark of Maackia 

amurensis, especially chloroform fraction, have the properties of anti-oxidant suggesting stem bark of Maackia 

amurensis may be a candidate for natural and functional materia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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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식습관과 서구화된 생활 방식에 따라 지나친 

음주, 음식물의 과잉 섭취로 인하여 간 경화, 지방간, 간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병,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기능성 소재와 제품의 수요가 증가 하는 추

세로 보다 안전한 자원을 찾음으로써 천연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우리나라 주요 조림 수종 중 하나이며2), 특용수로 많이 이

용되고 있는 다릅나무(Maackia amurensis Rupr. et. 

Maxim)는 한국 전역과 중국 동북 지방, 아무르, 우수리에 분

포하는 낙엽 교목으로 다릅나무 속, 콩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에는 솔비나무와 다릅나무 2종이 있다. 높이 15 m에 달하며 

잎은 호생하며 기수 1회 우상 복엽이고 소엽은 9~11개이며 

타원형 또는 장난형으로 길이 5~8 cm, 점첨두이며 원저이고 

양면에 털이 없다. 화서는 총상화서 또는 원추화서로서 가지 

끝에 달리며 길이 10~20 cm이고 흰색의 꽃이 7월에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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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는 협과로서 넓은 선형이며 털이 없고 길이 5 cm 정도이

다. 다릅나무의 껍질, 가지, 잎 등은 약용으로 관절염, 진통제, 

종양 치료, 위암, 항 궤양, 부인병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고3)

된 바 있으며, 다릅나무의 주성분은 플라보노이드와 알칼로이

드로 보고4)하였다. 다릅나무의 잎과 줄기에서 formononetin, 

genisetin, retusin 등의 화합물이 분리5)되었고, 심재에서는 

orodol, tektorigenin, (-)-medicarpin, (±)-vestitol 등의 

isflavonoid 계 화합물들의 분리6)와, 목질부에서는 

liquiritigenin, naringenin 등의 polyphenol계 화합물의 분

리가 보고되어있다7). 또한 다릅나무의 줄기 껍질에서는 

maackiaflavanone A·B, maackiapentone 등의 prenylated 

flavonoid에 대한 분리 및 항암작용 효과가 있음이 보고8)와 

다릅나무에서 분리된 화합물들이 합성 항산화제인 BHT와 비

슷한 항산화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다3). 이와 같이 다릅나

무는 예로부터 약용으로 이용되어왔고, 과학적으로 다양한 생

리활성(항산화, 항암, 부인병)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는 것3)으

로 사료되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산화 활성을 중심으로 다릅나무 수피를 음건 후 분

쇄하여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및 butyl alcohol 

등의 용매를 이용하여 분획한 후 각 분획물에 대한 항산화 활

성 확인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다릅나무(Maackia amurensis Rupr. et. 

Maxim)는 2014년 4월경에 경북 영천지역에서 채취한 것을 

구입한 후 중부대학교 한방제약과학과에서 감정하였다. 이용

하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코르크층을 분리한 수피를 음건

한 후 분쇄하여 4℃에서 냉장 보관한 후 추출용 시료로 사용

하였다.

 

2. 시료추출 조건검색

생리활성 검증을 위한 최적 추출 조건을 검색하기 위해 시

료를 methanol을 사용하여 0%, 30%, 50%, 70%, 99% 의 

농도별로 실온교반 추출하였다. 모든 추출은 충분한 시료확보

를 위하여 각각 24시간씩 3회 추출하였다.

3. 추출물 및 분획 제조

조추출물 제조 : 건조된 다릅나무의 수피 467.2 g를 70% 

메탄올로 24시간 3회 교반 추출하여 얻은 추출액을 감압 여

과한 후 여과액을 감압 농축 하여 46.98 g의 조추출물을 얻

었다. 

70% 메탄올 조추출물의 분획 제조 : 조 추출물에 증류수를 

가하여 현탁 시킨 후 동일한 부피의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yl alcohol로 3회씩 반복하여 Fig. 1과 

같이 순차적으로 분획하고 남은 수용액 층(Water)을 감압 농

축하여 분획물을 얻었다(Fig. 1).

Fig. 1. A scheme of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of stem bark M. 
amurensis methanol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4.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법9)을 응용하여 측정하

였다. 즉, 시료 추출물 10 μL에 2% Na2CO3 용액 180 μL를 

첨가한 후 3분간 방치시키고 1 N Folin-Ciocalteau 

reagent 10 μL를 첨가하여 37℃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하였

으며 Multimicroplate reader-SpectraMax M5(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

였다.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

였으며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00 g당 ㎎의 

gallic acid로 나타냈다.

5.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ewanto 등10)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출액 25 μL를 증류수 100 μL에 희석한 다음 

5% NaNO2 용액 7.5 μL를 첨가한 후 5분간 방치하였다. 

10% Al3·6H2O 용액 15 μL를 첨가하고 다시 5분간 방치하였

다. 그 후 1 M NaOH 100 μL를 첨가한 후 37℃ 암실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Multi microplate reader-SpectraMax 

M5(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510 nm에서 흡

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catechin hydrate를 표

준물질로 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추출물의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100 g당 ㎎ (＋)－catechin hydrate

로 나타냈다.

6.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free 라디칼 소

거법 Blois11)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50 μL에 

0.15 mM DPPH 용액 200 μL를 가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ultimicroplate reader-SpectraMax M5 

(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BHA와 ascorbic acid를 사용

하였고, 흡광도가 50% 감소할 때 나타나는 시료의 라디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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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IC50)으로 표시하였으며, 분획물의 소거활성은 다음 식으

로 %를 구하였다.

소거활성(%) = {1 -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추출물 무첨

가군의 흡광도)}×100

7. 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은 Re 등12)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7 mM의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 diam-monium salt와 2.4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혼합하여 4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를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4 nm에서 흡광 값이 0.7~0.8이 

되도록 몰흡광계수(ɛ=3.6×104M-1㎝-1)를 이용하여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225 μL에 시료 25 μL에 가

한 후, Multimicroplate reader-SpectraMax M5 (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BHA와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고, 흡광도가 

50% 감소할 때 나타나는 시료의 라디칼 소거능 (IC50)으로 

표시하였으며, 분획물의 소거활성은 다음 식으로 %를 구하였다.

소거활성(%) = {1 -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추출물 무첨

가군의 흡광도)}×100

8. 통계처리

분석결과는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

처리는 SAS package program(1996)의 General Linear 

Model(GLM) procedure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각 처리구간

의 유의성 검증은 분산분석을 실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Duncan, 1955)로 5% 수준(p<0.05)에서 실시

하였다.

Ⅲ. 결  과

1. 시료추출 조건검색

시료의 최적 추출조건 도출을 위해 다릅나무 수피를 

Methanol의 농도를 0%, 30%, 50%, 70%, 99%로 구분하여 

추출한 다음 총 폴리페놀 함량을 기초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을 기질로 이용하

여 다릅나무 수피 추출조건을 검토하였다. 다릅나무 수피에 

methanol 농도별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0%는 

14.91±0.49 mg/g, 30%는 12.71±0.18 mg/g, 50%는 

13.61±0.47 mg/g, 70%는 15.44±0.44 mg/g, 99% 

14.98±0.21 mg/g로 나타나 70% 농도로 추출한 경우가 함

량이 높았으나 농도별 간의 유의성 검정 결과 0%, 70%, 

99% 간에는 함량의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Methanol 농

도별 다릅나무 수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0%는 

1013.05±4.51 ㎍/mL, 30%는 798.73±4.74 ㎍/mL, 50%

는 473.04±1.96 ㎍/mL, 70%는 194.15±2.96 ㎍/mL, 

99%는 554.07±1.71 ㎍/mL의 IC50값을 나타냈고, 대조구인 

ascorbic acid와 BHA는 각각 5.64±0.25 ㎍/mL, 

6.57±0.42 ㎍/mL의 IC50 값을 나타냈다. 다섯가지의 추출

조건 중 모두 총 폴리페놀 및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능에서 

70% methanol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olvent fractions
Total phenoilc contents

(mg GAE1)/g)
Electron donating ability

IC50
2)(㎍/mL)

Methanol

0% 15.09 ± 0.543)a5) 1013.05 ± 4.51a

30% 12.49 ± 0.47c 798.73 ± 4.74b

50% 13.51 ± 0.44b 473.04 ± 1.96d

70% 15.16 ± 0.68a 194.15 ± 2.96e

90% 15.14 ± 0.36a 554.07 ± 1.71c

Ascorbic acid 5.64 ± 0.25f

BHA4) 6.57 ± 0.42f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50) of stem bark of M. amurensis methanol by methanol 
concentrations

1) Total phenolic content was expressed as mg/g gallic acid equivalent 
(GAE)

2) Inhibitory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C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3) Each value is mean ± SD (n=3)
4) BHA : Butylated hydroxy anisole
5) Mean with the same letters(a-d) are not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2.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다릅나무 수피에서 가장 우수한 70% methanol 추출물을 

이용하여 극성별 유기용매을 이용한 분획물을 얻어 총 폴리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다릅나무 수피 70%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용매별 분획물

을 표준물질인 garilc acid를 기준물질로 하여 표준곡선을 그

린 후 분리된 분획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hexane 

(71.96±0.80 ㎎/g), CHCl3(201.98±10.31 ㎎/g), EtOAc 

(185.23±2.89 ㎎/g), BuOH(83.45±0.9 4㎎/g) 및 water 

(37.45±1.53 ㎎/g)로 CHCl3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폴리페

놀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플라보노이드함

량은 (＋)-catechin hydrate를 표준물질로 하여 측정한 결과 

Hexane(6.48±1.13 ㎎/g), CHCl3(13.55±1.33 ㎎/g), 

EtOAc (12.71±0.73 ㎎/g), BuOH(2.48±0.74 ㎎/g) 및 

Water (1.71±0.45 ㎎/g)로 CHCl3 분획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성 검증 결과 EtOAc층과 유의한 차를 보이

지 않았다.

Solvent fractions
Total phenoilc contents

(mg GAE1)/g)

Total flavonoid contents

(mg CE2)/g)

Hexane 71.96 ±0.812)d4) 6.49 ± 1.10b

CHCl3 201.98 ± 10.82a 13.56 ± 1.33a

EtOAc 185.23 ± 2.90b 12.71 ± 0.73a 

BuOH 83.46 ± 0.94c 2.48 ± 0.75c

Water 37.45 ± 1.53e 1.72 ± 0.45d

Table 2.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of solvent 
fractions from stem bark of M. amurensis

1) Total phenolic content was expressed as mg/g gallic acid equivalent 
(GAE)

2) Total flavonoid content was expressed as mg/g catechin equivalents 
(CE)

3)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4) Mean with the same letters(a-d) are not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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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릅나무 용매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다릅나무 수피 용매 분획물의 항산화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리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하는 DPPH 및 ABTS 라디칼 소

거능을 측정하였고, 라디칼 소거능을 IC50 값으로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한 결과 분획물 IC50값은 각각 

hexane(447.88±5.70 ㎍/mL), CHCl3(183.95±2.67 ㎍/mL), 

EtOAc(287.18±1.45 ㎍/mL), BuOH(2030.59±776.63 ㎍

/mL) 및 water(480.90±9.30 ㎍/mL)이며, 대조구인 ascorbic 

acid와 BHA는 각각 5.64±0.25 ㎍/mL, 6.57±0.42 ㎍

/mL으로 분획물 중에는 CHCl3 분획물이 가장 낮은 농도에서 

50%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지만 ascorbic acid와 합성 항산

화제인 BHA보다는 높은 농도에서 50%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한 결과 분획물들의 

IC50값은 각각 hexane(55.51±4.39 ㎍/mL), CHCl3 

(10.00±0.33 ㎍/mL), EtOAc(12.36±0.64 ㎍/mL), BuOH 

(69.36±0.52 ㎍/mL) 및 water(73.83 ±5.07 ㎍/mL)이며, 

대조구인 ascorbic acid와 BHA는 각각 3.52±0.02 ㎍/mL, 

3.33±0.20 ㎍/mL로 CHCl3 분획물이 가장 낮은 농도에서 

50%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지만 유의성 검증 결과 EtOAc 

분획물과 유의차는 없었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결과에서 모두 CHCl3 분획물에서 항산화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냈다.

Solvent fractions
Electron donating ability

IC50
1)(㎍/mL)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mL)

Hexane 447.88 ± 5.702)c 55.51 ± 4.39b

CHCl3 183.95 ± 2.67e 10.00 ± 0.33c

EtOAc 287.18 ± 1.45d 12.36 ± 0.64c

BuOH 2030.59 ± 776.63a 69.36 ± 0.52a

Water 480.90 ± 9.30b 73.83 ± 5.07a

Ascorbic acid 5.64 ± 0.25f 3.52 ± 0.02d

BHA3) 6.57 ± 0.42f 3.33 ± 0.20d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50)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50) of solvent fractions from stem bark of M. 
amurensis

1) Inhibitory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C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2) Each value is mean ± SD (n=3)
3) BHA : Butylated hydroxy anisole
4) Mean with the same letters(a-d) are not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Ⅳ. 고  찰

최근 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의 개발과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로부터 

이용해 왔거나 혹은 그 이용가능성을 아직 검증하지 못한 다

양한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13). 지구

상에는 약 20만종의 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

라에 발생하는 종류는 약 5,000종의 식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양한 식물은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하고자 자

원식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항산화제란 산화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성되는 산화물질의 

산화 억제 기능을 하는 물질 또는 효소로서 free radical의 

생성 억제 및 소거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화속도를 억제하여 

주는 물질들이나 인자들을 일컫는다. 항산화제로는 합성물질

인BHA(butylated hydroxy anisole), BHT(butylated 

hydroxy toluene), PG(propyl  gallate) 등이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에는 vitamin E 및 carotinoid 등이 있다. 또한 항산화 

효소로는 SOD(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이 생체 내에 존재한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합성 항산화제인 BHT와 BHA는 단용 혹은 혼용으로 일정수

준 이상 섭취 시 심각한 여러 질병을 유발 시킬 수 있다15,16). 

또한 합성 항산화제는 이취(異臭)가 있고 고온에서 불안정하

며17), 기형 발생인자 발암물질이 될 수 있고18), 특히 천연 항

산화제보다 합성 항산화제는 항산화력이 우수하지만 과용 시 

간, 위장점 막, 폐, 신장, 순환계 등에 심각한 독성작용을 발

생시킨다. 따라서 생체 부작용이 없고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질병예방 및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력이 강한 천

연 항산화제를 동 ․식물로부터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1,19). 본 연구에서는 다릅나무 수피의 Methanol 

농도별 조건을 탐색 한 후 hexane, CHCl3, EtOAc, BuOH, 

water로 분획하여 각 분획물 중에 어떤 분획물의 항산화 효

능이 가장 뛰어난지를 검증하였다.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 중 하나인 폴

리 페놀류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단백질 및 기타 거대분자들과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산화 효과 등의 생리활성 기능도 가진다20). 총 폴

리페놀 함량은 폴리페놀의 산화 환원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페

놀성 물질인 phospho 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

타내는 원리를 이용하였다21). 다릅나무 수피 용매별 분획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각 용매 분획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CHCl3 > EtOAc > BuOH > Hexane > Water 순으

로 CHCl3 분획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이 등22)은 콩과

에 속하는 싸리나무 수피의 CHCl3 분획물(206.27 ㎎/mL)에

서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실험 결과와 유

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의 결과를 미루어보아 다릅나무 수피 부위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이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lavonoid는 주로 anthocyanidin, flavonol, flavone, 

cathechin 및 flavanon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에 

따라 특정 flavonoid는 항산화 및 항균성 등 다양한 생리활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다릅나무 70% 메탄

올 추출물에 대한 용매별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다릅나무의 용매 분획별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HCl3 > 

EtOAc > Hexane > BuOH > Water 순으로 CHCl3 분획물

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Lee 등24)은 천년초 

줄기의 분획별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EtOAc (118.52±7.05

㎍/mg), CHCl3(114.00±10.03 ㎍/mg)임을 보고하였는데, 

본 결과와 비교하면 천년초 줄기의 CHCl3 분획물보다 다릅나

무 수피 CHCl3 분획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im 등25)은 작약이나 목단 등 20여종의 약용

식물의 메탄올 추출물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함량을 측

정한 결과, 대부분의 식물에서 폴리페놀이 플라보노이드 보다 

높으며, 폴리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 월등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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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경우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플라

보노이드 외에 다른 폴리페놀 화합물들도 항산화 활성에 기여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폴리페놀에서는 BuOH > 

Hexane 순으로 나타내었지만, 플라보노이드에서는 Hexane > 

BuOH 순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 용매별로 

용출되는 성분과 양이 달라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중 DPPH는 실제 항산화 효

과와 연관성이 있으며 α-tocopherol, ascorbic acid,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등의 항산화제에 의해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노란색으로 탈색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항

산화 물질의 수소공여능으로 알려져 있다26). 다릅나무 70% 

메탄올 추출물을 각 용매로 분획한 분획물의 전자공여능을 조

사한 결과 IC50값은 각각 CHCl3 > EtOAc > Hexane > 

Water > BuOH 순으로 CHCl3층이 가장 낮은 농도에서 50%

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대조구인 ascorbic acid와 합성 

항산화제인 BHA보다는 높은 농도에서 50%의 라디칼 소거능

을 나타냈다. 이 등22)은 같은 콩과인 싸리나무의 CHCl3 

(96.11±0.71 ㎍/mL) 분획물보다도 낮은 농도에서 IC50값을 

나타냈고, 천년초 줄기의 CHCl3 분획물은 다릅나무 수피 보

다 약 2.5배 높은 농도인 500 ㎍/mL에서 약 50%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소재에 따른 전자공여

능의 차이는 소재에 따라 용매별 분획의 전자공여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데, 이는 앞서 폴리페놀 또는 플라보

노이드함량이나 성분에서 언급한 바대로, 소재에 따라 이들 

성분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Kim 등25)은 작

약이나 목단 등 20여종의 약용식물의 메탄올 추출물의 폴리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식물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보다 높으며, 폴리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보다 월등히 높은 시료에서 높은 것으로 보아 

플라보노이드 이외에 phenolic acids나 hydroxycinnamic 

acids 등에 속하는 다른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전자공여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공여능이 

플라보노이드 성분보다는 폴리페놀성분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시사한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항산화제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라디칼을 생성하는 ABTS 존재 시 hydrogen peroxide와 

metmyoglobin의 활성을 토대로 보다 빠른 항산화반응을 일

으켜 myoglobin 라디칼을 감소시키는 기전이라고 할 수 있

다12). 다릅나무 수피 70%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분획물의 따른 

ABTS 라디칼을 50% 억제하는데 요구되는 농도(IC50)로써 비

교한 결과 CHCl3 > EtOAc > Hexane > BuOH > Water 순

으로 CHCl3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

었다. 대조구인 Ascorbic acid와 BHA과 비교하였을 때 분획

물 중에는 CHCl3 분획물이 가장 낮은 농도에서 50%의 라디

칼 소거능을 보였지만 유의성 검증 결과 EtOAc 층과 유의차

는 없었다. 이는 같은 콩과인 싸리나무의 CHCl3층보다도 낮

은 농도에서 IC50값을 나타냈고22), 천년초 줄기의 CHCl3층에

서는 다릅나무 수피보다 약 75배 높은 농도인 750 ㎍/mL에

서 약 50%의 라디칼 소거능24)으로 다릅나무 수피 CHCl3 분

획물에서 비교적 우수한 항산화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페놀화합물과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높은 연관

성을 보고한 연구27)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또한 많은 양의 

페놀화합물이 존재하는 CHCl3 분획물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본 결과를 바탕으로 다릅나무 수피의 CHCl3 분획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

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Ⅴ. 결  론

다릅나무(Maackia amurensis) 수피의 70% methanol 추

출물과 순차적 용매 분획물에 대한 천연항산화제로서의 효과

탐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산화 활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1. 다릅나무 수피의 70% methanol 추출물에서 폴리페놀 

15.44 mg/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94.15 ㎍/mL로 가장 낮은 IC50 값을 

나타내었다.

2. 다릅나무 수피의 70% methanol 추출물로부터 hexane, 

CHCl3, EtOAc, BuOH, water로 분획하여 생리활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201.98 mg/g)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13.55 mg/g)은 CHCl3 분획

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3. 다릅나무 수피의 70% methanol 추출물로부터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결과 CHCl3 분획물에서 각각 

183.95 ㎍/mL와 10.00 ㎍/mL로 가장 낮은 IC50 값

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in vitro 항산화능 결과(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DPPH와 ABTS 소거능)에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BHA 이나 ascorbic acid의 항산화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다릅나무 수피 CHCl3 분획물에서 큰 항산화능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항산화 효능을 갖는 분리 및 확인을 이루어질 경우 항

산화 소재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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