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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국화과 (Compositae)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으로 예로부터 진
통, 안면마비 등의 신경계 질환과 위염, 호흡기 등의 질병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개똥쑥을 열수 및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추출용매에 따른 추출물의 농도별로 항산화 활성 및 항염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총 polyphenol의 함량은 개똥쑥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총 flavonoid 함량은 개똥쑥 열수 추출물과 70% 에
탄올 추출물에서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DPPH radical 소거능력과 ABTS radical 소거능력은은 
62.5∼500 μg/mL 농도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70%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25 ∼ 500 μg/mL에서 NO 생성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
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500 μg/mL 농도에서 강한 NO 생성 억제를 보이며, 농도의존적으로 NO 생성 
억제를 나타났다.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NO 생성 억제 뿐 아니라 염증성 싸이토카인 발현을 현저
히 억제하는 결과를 보이며, 농도의존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났다. 개똥쑥은 항산화효과 및 염증성 싸이
토카인의 발현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므로 염증성 질환 치료 및 개선에 널리 사용될 수 있으
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개똥쑥, 추출용매, 항산화효과, 항염증효과, 염증성 싸이토카인

  Abstract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leaf 
and stem of Artemisia annua L. extract by hot water and 70% ethanol.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70% ethanol extract of Artemisia annua L. than in the hot 
water extrac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flavonoid content between the hot 
water extract and the 70% ethanol extract. The DPPH radica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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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highest in the vitamin C treatment group at the concentration of 62.5∼500 μg/mL, 
followed by the 70% ethanol extract and the hot water extrac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NO 
production inhibitory effect at 125 ~ 500 μg/mL, the hot water extract showed strong NO 
production inhibition at the concentration of 500 μg/mL, and showed the inhibition of NO 
production with concentration-dependent pattern. In addition to inhibitory activity of NP 
production, the 70% ethanol extract also showed an inhibitory effect on inflammatory cytokines 
production. It is thought that it can be widely used in the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because it shows antioxidant effects and significantly reduces the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Keywords : Artemisia annua L., Extract solvents, antioxidant effect,  anti-inflammatory effect, 
Inflammatory Cytikones 

1. 서 론
  
  체내의 대사과정에서 유발되는 활성산소류
(ROS, reactive oxygen species)는 대부분의 전자 
운반 기전 중 완전하지 못하게 환원되거나 
cytokine 등 같은 자극에 의해 생성된다. 정상적
인 경우에는 체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시스템에 
의해 활성산소류는 제거되지만 산화-항산화 시스
템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세포는 산화적 손상
을 입게 되어 지질 과산화, 단백질의 변성, DNA 
손상 및 면역계 교란 등으로 인한 노화, 당뇨, 비
만과 같은 각종 질병들을 야기하게 된다[1]. 따라
서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류에 의
한 체내 조직 손상을 보호하는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7].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국화과에 속하
는 일년생 초본으로 예로부터 진통, 안면마비 등
의 신경계 질환과 위염, 호흡기 등의 질병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8, 9]. 개
똥쑥은 주로 유럽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 및 아메리카 지역의 임야에서 서식하고 있
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종이 자생하고 있
다[10]. 개똥쑥 높이는 약 1m정도에 달하고 우리
나라의 경기, 제주, 평북, 함남 지역에 인가 부근, 
황무지, 길가, 산비탈 등지에 널리 분포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똥쑥이란 식물명은 손으로 
식물의 잎을 비비면 나는 냄새가 개똥 냄새가 난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잔잎쑥, 비쑥으로도  
 

불린다[11]. 개똥쑥에 유효성분 관한 연구로는 
phenolic acid 및 catechin류를 비롯한 rutin, 
quercetin, chlorogenic acid 등 항산화 활성이 높
은 페놀 화합물이 함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13]. 성분연구로는 artemisinin류의 화합물인 
dihydroartemisinin, artesunate, deoxyartemi- 
sinin, artemether 그 밖에 aliphatics, coumanins, 
sterols, triterpeonids 등과 에센셜 오일에 많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다
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4]. 이런 화
합물들은 항암 활성, 항산화 활성, 항염증 활성, 
항통각 활성, 항박테리아 활성, 항균활성, 항알러
지 활성 등 다양한 생리적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
고 있다[15-22].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치료하는 한약초로 잘 알려져 있는데 
sesquiterpene의 주성분인 artemisinin이 강력한 
항말라리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개똥쑥을 20, 40, 60, 80, 99.5% 에탄올 용매로 
추출하여 생리활성을 조사한 결과, 총 phenol과 
flavonoid 함량은 4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고 항산화효과는 20%와 40% 에탄올 추출물
에서 가장 높았다는 결과들을 통하여 특정 생리
활성 물질의 추출시 특정한 농도의 용매가 필요
하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똥쑥 열수와 70% 에
탄올용매에서 추출한 개똥쑥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과 NO 생성 및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발현을 
비교해 열수와 70% 에탄올 용매에 따른 개똥쑥
의 항염증 효과를 살펴보았다. 



Vol. 39 No. 6 (2022) 개똥쑥 용매추출 방법에 따른 항산화 활성 및 항염증 효과   3

- 877 -

2. 실 험  

2.1. 재료 및 시약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강화도 지역에
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개똥쑥을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비타민 C, ethanol, tannic acid,  Folin 
reagent, 2,2-diphenyl-1-picrylhydrazy (DPPH), 
sodium carbonate (Na2CO3),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으로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또한  FBS (fetal bovine serum :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 DMEM 배지
(Cellgro Mediatech : Mediatech Inc., USA), 
EZ-Cytox(DoGen bio, Korea), lipopolysa- 
ccharide(LPS : Sigma-Aldrich, USA), Griess 
reagent(Nitirc Oxide detection kit : iNtRON, 
Korea)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세포주은
행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포는 실험실에서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
용하였다. TNF-a와 IL-1b 측정에 사용한 
primer는 바이오니아 (bioneer, Korea)에서 구매
하였다.
 
2.2. 시료추출  
  건조된 개똥쑥 50 g을 증류수 500 mL에 넣고 
90℃에서 12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여 열수 
추출물을 얻었다. 건조 개똥쑥 50 g을 70% 
ethanol 500 ml에 넣은 후 실온에서 12시간씩 
교반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개똥쑥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물은 감압회전농축기
(N-1000S-W,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하
고 동결건조(Bondiro Vacuum Freeze-Dryer, 
Ilshin Lab Co., Ltd, Seoul, Korea) 시킨 후 −
70℃ 냉동고에서 보관하여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
다. 

2.3. 총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  
  총 polyphenol을 측정하기 위해 개똥쑥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용액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시료액 40 μl를 eppendoff tube(e-tube)에 넣고 
증류수 200 μl을 첨가하여 교반한 후 Folin 
reagent 200 μl를 혼합하여 즉시 교반한 후 3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10% 
Na2CO3 600 ul을 혼합하고 증류수 160 μl 첨
가하여 즉시 교반하였다. 교반된 혼합물을 실온 

조건의 암실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상등액 
200 μl를 취하여 96 well plate에 옮긴 후 
microplate reader (UV-1601PC,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polyphenol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검량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했다. 
  개똥쑥에 함유된 총 flavonoid를 측정하기 위
해 개똥쑥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용액을 농도
별로 희석하여 시료액 100 μl를 e-tube에 넣고 
증류수 400 μl을 첨가하여 교반한 후 5% 
NaNO3 용액 30 μl을 넣고 즉시 교반한 후 첫 
e-tube에 5% NaNO3를 첨가한 시점부터 5분 
후에 10% AlCl3 300 ul을 첨가하여 6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반응 후 1M NaOH 200 
μl 첨가하고 증류수 240 μl를 첨가하여 잘 혼
합한다. 혼합물의 상층액 200 μl를 조심스레 취
하여 96 well plate에 옮긴 후 51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기초
로 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총 flavonoid 
함량을 구했다.  

2.4.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개똥쑥 추출 용매별 용액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시료액 40 μl를 96 well plate에 처리하였고 
200 μM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용액을 160 μl 첨가 하였다. 37℃ 암실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51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구으로 비타민 C을 사용하
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100-〔(시료첨
가구에 대한 흡광도/시료무첨가구에 대한  흡광
도)X100〕으로 나타내었다. 

2.5. ABTS radical 소거활성 

  개똥쑥 추출 용매별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7.4 mM ABTS (2,2'-azino- 
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시약
과 2.6 mM pottasium persulfate 시약을 제조하
여 두 시약을 1:1로 혼합 후 24시간 동안 암실에
서 반응시켰다. ABTS 용액을 인산완충용액으로 
732nm에서 흡광도가 0.8 전후가 되도록 희석한
다. 개똥쑥 추출용매별 용액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시료액 50 μl를 e-tube에 넣고, 희석한 ABTS 
용액 950 μl을 가한 후 교반하고 암실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혼합물의 상층액 200 μl를 조
심스레 취하여 96 well plate에 옮긴 후 73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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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F/R sequence size

GAPDH
F 5’-ATGACCACAGTCCATGCCAT-3’

417 
R 5’-CCAGGAAATGAGCTTGACAA-3’

IL-1B
F 5’-AGGAGAACCAAGCAACGACAA-3’

499
R 5’-AGGCAAGGAGGAAAACACAGG-3’

TNF-a
F 5’-AGGTCAATCTGCCCAAGTACT-3’

370 
R 5’-ACCACTCTCCCTTTGCAGAA-3’

Table 1. The primers used in polymerase chain reaction experiment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UV-1601PC, 
Shimadzu, Kyoto, Japan). 양성 대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소
거활성율은 100-(시료첨가구에 대한 흡광도/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흡광도)X100〕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2.6. 세포 독성 시험

  본 실험에 사용된 대식세포주(mouse 
macrophage Raw 264.7)는 10% FBS와 0.5% 
penicillin와 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 배지
를 이용하여 37℃에서 5% CO2 조건에서 적응
시켜 배양하였다. 개똥쑥 추출 용매별 추출용액의 
세포독성은 EZ-Cytox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생
존율을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 well 
culture plate에 4.0 × 104 cells/well로 분주하였
다. 12시간 동안 배양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각 
추출물의 농도가 125, 250, 500, 1000 μg/mL이 
되도록 100μL씩 첨가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그 후 각 well에 EZ-cyox assay 
reagent를 10μL씩 첨가하여 37℃ 에서 1시간 
동안 반응 후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7. NO 생성 저해 효과

  Raw 264.7 세포주에 LPS를 처리하여 NO 생
성을 유도하여 개똥쑥 추출물의 NO 생성 저해 
효과를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가 2 ⨉ 105 
cells/mL 농도가 되도록 24 well plate에 분주하
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대식세포 배양 후 열수
와 70% 에탄올으로 추출한 개똥쑥 추출물의 농
도가 125, 250, 500 μg/mL이 되도록 시료를 희
석하여 처리하였고 1시간 후 100 ng/mL의 
lipopolysaccharide(LPS) 용액을 첨가 후 37℃에
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 상등액 

100 μ를 획득하여 Griess reagent과 동량으로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 시키고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8.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RAW 264.7 cell을 4 x 106/well 이 되도록 6 
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하고 12시간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한 세포에 LPS(100ng/ml)를 처리 한 
후 추출물을 125, 250 μg/mL이 되도록 각각 처
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1x cold PBS buffer로 1회 세척 하고, 
Trizol(MRCgene, USA)을 1ml 처리하였다. 
e-tube에 옮긴 후 Chloroform(daegeong, Korea)
을 200μl 넣고 10초 이상 vortexing한 뒤 상온
에 10분간 방치하였다. 15,000 rpm에서 10분 동
안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 400μl를 다른 e-tube
에 옮긴 뒤 동량의 isopropanol(Daegung, Korea)
을 넣어준 후 15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
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70% ethanol 
(Millipore, USA) 500μl를 넣고 150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켜 mRNA를 추출하였다. 
mRNA는 RNase free water에 현탁 후 정량하였
다. mRNA 발현을 비교하기 위해 PCR을 이용하
였다. AccuPower® CycleScript RT PreMix 
(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cDNA로 합성 후 
AccuPower® PCR PreMix (bioneer, korea)에 
RNase free water와, primer, cDNA를 각각 16
μl, 2μl, 2μl 씩 넣고 95℃, 57℃, 72℃에서 각
각 30초씩 27 cycle로 PCR한 후 전기영동 하였
다. PCR반응에 사용된 Forward와 reverse 
primer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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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solvent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Water extract 1160.66±3.55a 552.42±13.51

70%  extract 1212.49±0.76b 577.58±3.014

Table 2.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of Artemisia annua L. extract by hot water 
and 70% ethanol

        (mg/g)

1)The concentrations of all samples was 1,000 ppm.
2)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p<0.05).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of Artemisia annua L. extract by water and 70% ethanol
                                                                                 (%)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μg/ml)

62.5 125 250 500 1000

Water 13.68±0.54eC 23.59±0.45dC 38.99±5.065cC 68.89±3.94bC 82.03±0.15aB

70% ethanol 16.92±2.17dB 39.40±1.10cB 66.71±3.879bB 81.05±0.54aB 80.55±0.64aC

Vit. C 88.08±0.04A 87.62±0.52A 87.68±0.74A 87.93±0.43A 88.39±0.07A

1)Mean±SD
2)Values represent an average of three determinations.
3)Means in the column(A-D) and row(a-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2.9. 통계처리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 ver. 
22를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각 군당 평균의 통계
적 유의성은 one-way ANOVA로 분석 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여 p<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시료 추출물의 군간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총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 

  추출 용매에 따른 개똥쑥 추출물의 총 
polyphenol 및 flavonois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polyphenol의 함량은 개똥쑥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총 flavonoid 함량

은 개똥쑥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열수 추출물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2. DPPH radical 소거활성 

  추출 용매를 달리하여 추출한 개똥쑥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Table 3과 같다. 개똥
쑥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양성대조구인 비타민 C보다
는 낮게 나타났으나, 농도의존적인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다(p<0.05). 62.5∼500 μg/mL 
농도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는 70%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5). 1,000 μg/mL 농도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열수 추출물, 
70% 에탄올 추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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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BTS radical scavenging of Artemisia annua L. extract by water and 70% ethanol
                                                                               (%)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μg/ml)

62.5 125 250 500 1000

Water 14.94±0.89eC 26.55±0.93dC 49.62±0.48cC 79.59±0.14bC 94.09±0.09aB

70% ethanol 17.06±0.65eB 31.143±0.31dB 55.50±0.60cB 88.25±0.56bB 94.09±0.09aB

Vit. C 66.00±0.767bA 94.76±0.076aA 94.80±0.02aA 94.60±0.03aA 94.63±0.175aA

1)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Values represent an average of three determinations.
3)Means in the column(A-D) and row(a-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3.3. ABTS radical 소거활성 

  추출 용매를 달리하여 추출한 개똥쑥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Table 4와 같다. 개똥
쑥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보다
는 낮게 나타났으나, 농도의존적인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다(p<0.05). 62.5∼500 μg/mL 
농도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는 70%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5). 1,000 μg/mL 농도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나타났고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4. 세포독성 
  추출 용매에 따른 개똥쑥 추출물의 농도별(125, 
250, 500 μg/mL)로 세포독성을 RAW 264.7 세
포에서 확인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개똥쑥 열
수 및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세포독성이 나
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는 약한 세포 증식 효과가 나타난다. 각 추출물
의 125∼50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개똥쑥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은 세포생존율 변화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다음 단
계의 NO 생성 억제 및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
석에서는 125 ~ 500 μg/mL 이하에서 진행하였
다.

Fig. 1. Cytotoxicity of Artemisia annua L. 
extract by water and 70% ethanol 
against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1)Values are means±SE. 
2)Values represent an average of three 
determinations

3)W; water extract of Artemisia annua L.
4)E; 70% ethanol extract of Artemisia annua L.

3.5. NO 생성 억제

  추출 용매에 따른 개똥쑥 추출물의 항염증 효
과 실험을 위해 LPS로 염증이 유도되어 NO 생
성이 증가된 RAW 264.7 세포에 추출물을 농도
별 (125 ~ 500 μg/mL)로 처리하여 측정한 결
과는 Fig. 2와 같다. 대식세포에 LPS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89 μM 농도로 NO가 생성되
지만, LPS를 처리하면 NO 생성이 43.82 μM 
농도로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25 
~ 500 μg/mL에서 NO 생성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500 μg/mL 농도에서 
강한 NO 생성 억제를 보이며, 농도가 증가할수
록 NO 생성 억제 효과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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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p<0.05).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도 
NO 생성 억제 효과가 보이지만 열수 추출물보다 
낮게 나타났다. 70% 에탄올 추출물도 농도가 증
가할수록 NO 생성 억제효과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게 나타났다(p<0.05).  

Fig. 2. Inhibitory activity of Artemisia annua 
L. by water and 70% ethanol on NO 
production.

1)Values are means±SE. 
2)Values represent an average of three 
determinations. 

3)a-e,A-E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test. 

4)W; water extract of Artemisia annua L.
5)E; 70% ethanol extract of Artemisia annua L.

3.6. 염증성 싸이토카인 생성 억제 효과 
  추출 용매에 따른 농도별 개똥쑥 추출물의 염
증성 싸이토카인 생성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 LPS로 염증이 유도되어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이 증가된 RAW 264.7 세포에 추출물을 농
도별(125 ~ 250 μg/mL)로 처리하여 측정한 결
과는 Fig. 3과 같다. 열수추출물에서는 NO 생성 
억제 효과와는 달리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70% 에탄올 추출
물은 염증성 싸이토카인 TNF-a를 현저히 감소
시키며, IL-1ß는 매우 약하게 억제시키는 결과
를 나타났다. 따라서 개똥쑥 70% 에탄올 추출물
은 TNF-a에 대하여 매우 강한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똥쑥 70% 에탄
올 추출물의 경우 NO 생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
라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3. Effects of Artemisia annua L on the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LPS-induced RAW264.7  
macrophages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each extractor and LPS (100 
ng/mL), and then incubated for 24 h. 

4. 결 론

  본 연구는 열수와 70% 에탄올 용매에 따른 개
똥쑥 추출물의 농도별로 항산화 활성, 항염증 효
과 및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진행하였다. 총 polyphenol의 함
량은 개똥쑥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열수 추출
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총 
flavonoid 함량은 개똥쑥 열수 추출물과 70% 에
탄올 추출물에서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DPPH radical 소거능력은 62.5∼500 μg/mL 농
도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는 70%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
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BTS radical 소거
능력도 62.5∼500 μg/mL 농도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70%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25 ~ 500 μg/mL에서 NO 생성 억
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500 
μg/mL 농도에서 강한 NO 생성 억제를 보이며, 
농도의존적으로 NO 생성 억제를 나타났다.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NO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
낼 뿐 아니라 강한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NO 및 TNF-a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문제가 되는 염증성 장질환, 퇴행성 뇌
질환, 암 등과 같은 질환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데 개똥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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