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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항상성(homeostasis)은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과 장 상피

세포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조절되며, 병원체의 체내 유입을 

막고 영양분 흡수를 도와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장 

항상성의 불균형에 따라, 변비, 설사, 대장염 그리고 대장암 

등 다양한 질환의 진행과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 항상성의 지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장내 미생물의 

분포,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대장 운동성과 분변의 수분

함량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Bourlioux 등 2003; Maloy & Powrie 2011; Rho & Kim 
2011;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최근 다양한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장 상피세포와의 상관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서, 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능성 물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리

바이오틱스(prebiotics) 및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가 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의 증가 및 유해균 감소를 통한 병원체 

유입 억제와 장내 수분 및 운동성 조절 등 다양한 효과가 보

고되어 있다(Kleessen 등 1997; Ogata 등 1997; Gibson GR 
1999; Bode L 2012; Vázquez 등 2015; Good 등 2016; Kulinich 

2’-Fucosyllactose가 마우스 배변 및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김한해․김연지*․김광연*․신철수**․윤종원***․전선민****․김보미****․방정수****․†김경호*****

한국한의학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에이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에이피테크놀로지 연구소장, ****㈜에이피테크놀로지 연구위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Effects of 2’-Fucosyllactyose on Defecation and Intestinal Microbiota in Mice

Han Hae Kim, Yeon Ji Kim*, Kwang-Youn Kim*, Chul Soo Shin**, Jong-Won Yoon***, 
Seon-min Jeon****, Bo-Mee Kim****, Jeongsu Bang**** and †Kyungho Kim*****

Graduate School Student, Korean Medicine Application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gu 41062, Korea
*Researcher, Korean Medicine Application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gu 41062, Korea

**CEO, Advanced Protein Technologies Corp., Suwon 16229, Korea
***Center Director, Advanced Protein Technologies Corp., Suwon 16229, Korea 

****Researcher, Advanced Protein Technologies Corp., Suwon 16229, Korea
*****Principal Researcher, Korean Medicine Application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gu 41062, Korea

Abstract

Prebiotics are known as components of intestinal microbiota that can improve and maintain human health status by stimulating 
the growth and activity of the intestinal tract as a method of controlling the intestinal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2’-fucosyllactose (FL) could affect intestinal microbial population and bowel activity. Water content and frequency of mouse feces 
were increased in the 2’-FL treated group at a high concentration (1,000 mg/kg), with brightness of the color enhanced and physical 
properties diluted. In addition, intestinal microbial analysis showed that harmful bacteria Clostridium and Staphylococcus strains were 
decreased and beneficial bacteria such as Lactobacillus strains were markedly increased in the group treated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2’-FL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ministration of 2’-FL can maintain healthy bowel 
activity by reducing harmful bacteria population and improving diluted phys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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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u 2016; Zehra 등 2018).
이 중 프리바이오틱스는 인간 모유올리고당[human milk 

oligosaccharides (HMOs)], 자일로올리고당(xylooligosaccharide) 및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과 같은 기능성 올리고당으

로 유산균과 같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장내 pH를 낮추어 

병원체들이 장 상피세포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한다(Fiordaliso 등 

1995; Kwon & Lee 2002). 특히 인간의 모유에만 존재하는, HMOs
는 영유아의 영양공급 및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지

질 및 유당에 이어 3번째로 풍부한 성분이며, 약 200여종이 존재

한다(Ballard & Morrow 2013; Soyyılmaz 등 2021).
이와 같은 올리고당은 우유보다 인간의 모유에 많이 분포

하며, 그 함량은 약 100~300배 차이가 난다(Martinez-Ferez 등 

2006; Bode L 2012). 또한 HMOs의 구조는 D-glucose, D-galactose, 
N-acetylglucosamine, L-fucose, 그리고 N-acetylneuraminic acid 
등 5가지 구성 단당류들이 결합하는 구조에 따라 올리고당

의 크기, 종류, 특성이 결정된다(Niñonuevo 등 2005; German 
등 2008). 이들 올리고당은 공통으로 환원말단 부위에 lactose
를 지니며, lacto-N-biose 또는 N-acetyllactosamine이 추가로 연

장된 사슬의 말단이나 중간에 푸코실화(Fucosylation) 및 시

알릴화(Sialylation)되는 것이 특징이다. 모유올리고당의 60~ 
80%가 푸코실화되어 있으며, 우유는 70%가 시알릴화되어 존

재한다. 대표적인 푸코실화 올리고당은 2’-fucosyllactose(FL), 
3-FL이며, 시알릴화 올리고당에는 3’-sialyllactose(SL)와 6’-SL
이 있다(Bode L 2012; Han 등 2012).

2’-FL은 전체 HMOs 중 약 20%가량 차지하며(Soyyılmaz 
등 2021), 유아의 장내 유익균 성장 조절,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에 설사 및 변비를 조절하여 장건강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Morrow 등 2004; Marriage 등 2015; Lewis 등 2015). 
또한 Campylobacter jejuni와 같은 식중독균의 성장 및 장 상

피세포에 대한 병원성 E.coli의 부착 저해(Yu 등 2016; 
Facinelli 등 2019), 면역력 증가(Kulinich & Liu 2016), 장내 대

사 개선(Good 등 2016), 인지능력 향상(Vázquez 등 2015), 및 

알레르기 억제(Zehra 등 2018) 등의 효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이 2’-FL은 여러 질환 모델에서의 개선 효능이 보

고되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장 건강 유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 마우스에 

2’-FL를 경구 투여한 뒤 분변의 물리적 특성 평가, 수분함량 

측정 및 장내 미생물 조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2’-FL이 장 항상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험물질 조제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유올리고당 2’-fucosyllactose(FL)은 

㈜에이피테크놀로지(Suwon, Korea)에서 받아서 사용하였다. 
마우스 경구투여를 위한 시험물질인 2’-FL은 각각 600 혹은 

1,000 mg/kg/body weight 농도로 멸균된 증류수에 용해 시켜 

마우스에 한 마리당 200 μL씩 투여하였고, 이때 대조군은 멸

균된 증류수만 투여하였다. 그리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

(PicoLab Roden Diet 5053)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 실험동물의 사육
수컷 마우스 8주령 C57BL/6J(22~23 g)은 두열바이오(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일주일 동안 23±1℃, 56% 상대습도 조

건에서 순응기간을 거쳤다. 실험군은 총 3군으로 대조군

(vehicle), 2’-FL 저농도군(600 mg/kg, 2’-FL-Low) 및 2’-FL 고
농도군(1,000 mg/kg, 2’-FL-High) 각 군당 8마리씩 무작위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이 수행되는 12주 동안 일 1회, 동
일한 시간에 경구투여하였다. 또한, 2’-FL 투여로 인한 마우

스의 체중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 1회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본 실험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위원회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

였다(KIOM IACUC 22-011).
 
3. 분변 시료 수집 및 분변 빈도 평가
2’-FL 투여에 따른 분변의 형상 관찰 및 수분함량을 분석

하기 위하여, 주 1회 분변 시료를 수집하였다. 분변 수집을 

위하여, 마우스 개체별로 각각의 cage에 분리한 뒤 분변 배출 

즉시 분변을 핀셋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분변 빈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마우스가 1시간 동안 배출한 분변의 수를 세어 

합산한 뒤 각 군당 평균을 계산하였다. 분변 빈도 평가는 실

험이 수행된 12주 동안 4주 간격으로 3회 실시하였다. 

4. 분변 수분함량 평가
분변 내 수분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마우스에서 수집

한 분변 2개씩 무작위로 고른 뒤 건조 전 시료 무게(fresh 
weight)를 측정하고, 85℃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뒤 

시료 무게(dry weight)를 측정하였다. 이후 측정한 값을 아래

의 식에 대입하여 수분함량(water contents, %)을 계산하였다. 

시료 

수분함량 (%) 
=

건조 전 시료 무게－건조 후 시료 무게
×100

건조 전 시료 무게

5. 장내 미생물 평가
마우스에서 수집한 분변의 장내 미생물 분석은 한국의과

학연구원 분석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였으며, 분변시료 내 

genomic DNA는 QIAamp DNA Stool Kit(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분리 및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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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미생물 군집은, 유익균 Bifidobacterium spp. 및 Lactobacillus 
spp.와 유해균 Clostridium spp. 및 Staphylococcus spp.로 선정

하여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database로부터 얻은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기반으로 primer를 제작[the primer express 2.0 sofware(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하여 분석하였다(Wheeler 
& Katzmann 2006).

50 ng으로 정제된 분변 DNA를 사용하여 StepOnePlus 
Real-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각각 

증폭되었다. 실험은 동일한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수행되었으

며, 측정된 Cycle threshold 값은 배양된 대상 미생물의 

genomic DNA를 10배수 희석하여 만든 표준 곡선과 비교하

여 CFU/g으로 나타내었다.

6. 통계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는 GraphPad Prism 5.0 software

를 이용하여 2-way ANOVA를 실시하였고, 각 시료 간의 통

계적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로 검증하였다. 모
든 실험 결과는 mean±SEM으로 표기하였고, p<0.05 이상일 

때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모유올리고당 2’-FL 투여에따른마우스체중변화및
분변 빈도 평가

2’-FL을 12주간 경구투여받은 마우스들의 체중 변화를 측

정한 결과,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사한 체중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12주차 대조군의 체중은 10.5±0.8 g 증
가하였고, 2’-FL 실험군은 Low 9.9±1.0 g, High 9.7±0.5 g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Table 1). 이때, 실험이 수

행되는 12주 동안 2’-FL 투여로 사망한 마우스는 없었다. 
분변의 빈도는 장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장의 운동능력과 분변의 수분함량에 영향을 받는다(Andrews 
& Storr 2011;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2’-FL 
경구투여에 따른 분변 빈도를 평가한 결과, 1주차의 분변 빈

도는 대조군 7.9±2.2, 2’-FL 저농도군 7.7±1.8, 2’-FL 고농도군 

7.5±1.9로 각 실험군 간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2). 
이후 7주차까지 분변 빈도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8주차부터 대조군 대비 2’-FL 고농도군에서 유

의적으로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실험이 종료되는 12주

차에 12.4±1.2로 모든 군 중 분변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Group
Weeks on study

1 4 8 12

Vehicle 7.9±2.21)2) 6.3±1.1 7.3±1.2 7.8±1.3

2’-FL-Low3) 7.7±1.8 5.8±1.1 7.7±1.0 8.7±0.6

2’-FL-High3) 7.5±1.9 8.9±1.7 10.6±1.6* 12.4±1.2*

1) All stool frequency calculated in per 1 hour.
2) Data are shown as the mean±SEM, n=8, *p<0.05, vs. control (2-way ANOVA test).
3) 2’-FL-Low: 2’-FL 600 mg/kg/body weight, 2’-FL-High: 2’-FL 1,000 mg/kg/body weight.

Table 2. Effects of 2’-FL on the stool frequency per 1 hour

Group
Weeks on study

1 2 3 4 5 6 7 8 9 10 11 12

Vehicle 24.6±0.21)2) 25.7±0.4 26.8±0.5 28.4±0.6 30.0±0.5 30.4±0.6 30.4±0.5 32.0±0.6 32.3±0.5 34.3±0.7 34.6±0.7 35.1±0.8

2’-FL-Low3) 25.1±0.2 25.8±0.2 26.8±0.4 28.4±0.5 29.5±0.4 30.3±0.3 30.7±0.5 32.0±0.7 32.3±0.8 34.3±1.0 34.7±1.0 35.0±1.0

2’-FL-High3) 25.4±0.2 25.8±0.3 26.8±0.3 28.1±0.4 29.6±0.4 30.4±0.4 30.1±0.4 31.9±0.4 32.6±0.4 33.7±0.6 34.6±0.6 35.1±0.5
1) All body weights calculated in grams.
2) Data are shown as the mean±SEM, n=8.
3) 2’-FL-Low: 2’-FL 600 mg/kg/body weight, 2’-FL-High: 2’-FL 1,000 mg/kg/body weight.

Table 1. Changes in body weight(g) of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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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FL을 포함한 기능성 올리고당은 장 운동성 및 분변의 

경도 개선을 통해 분변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는데, Na & Kim(2007)의 연구에서 한국 여성에게 자일로

올리고당을 28일간 섭취시켰을 때 변이 묽어지고 장의 운동

성을 도와 배변시 드는 힘을 줄여주어 배변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Farhin 등 (2019)은 2’-FL의 섭취가 스

트레스에 의한 장 운동장애를 개선시켰으며, Ramirez-Farias 
등(2021)은 유아에게 2’-FL의 섭취가 변비 개선에 영향을 주

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2’-FL 고농도군에서 분변 빈도 

증가는 2’-FL이 마우스의 장운동을 자극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되며, 이후 마우스 분변의 수분함량을 평가하였다. 

2. 모유올리고당 2’-FL 투여에 의한 분변 수분함량 평가
2’-FL 투여에 의한 마우스 분변의 수분함량을 평가한 결

과, 1주차에 대조군과 2’-FL저농도군 및 2’-FL 고농도군의 평

균 분변 수분량은 각각 62.1, 61.3 및 61.9%로 측정되었다

(Table 3). 경구투여 8주차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지만 2’-FL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수분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9주차부터 2’-FL 고농도군의 분

변 수분함량이 67.3%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 2). 실험

이 종료되는 12주차에는 2’-FL 실험군 모두 유의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아졌으나, 2’-FL 농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 이와 달리 Mao 등(2022)은 한 달간 마우스에 2’-FL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유익균의 성장을 도왔지만, 분변의 수분

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또한, Robinson 등(2001)과 Bouhnik 등(2004), Na & Kim 
(2007)은 각각 21일과 15일, 28일 동안 일반 성인에서 2’-FL
과 같은 기능성 올리고당의 섭취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의적인 결과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2’-FL을 12주 동안 

경구 투여한 것을 고려하면, 2’-FL이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 

배변 활동에 영향을 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모유올리고당 2’-FL 투여에 따른 분변의 물리적 특성
평가

2’-FL 투여에 따른 마우스 분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4주 간격으로 3회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4주차까지 채취한 

분변에서 물리적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3). 이후 8주
차 2’-FL 고농도군의 분변이 다른 군의 분변보다 색이 밝아

지고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았으며, 2’-FL 저농도군은 12주차

에 대조군의 분변보다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되었다(Fig. 3).
부드러운 분변의 경도는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하

여 장의 건강 기능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Deutsch & 
Stres 2021; Matsuda 등 2021). 이러한 분변의 경도는 수분함

량과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분변의 빈도에도 영향을 주

어 변비 및 설사의 원인이 된다(Sharma & Rao 2017;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Group
Weeks on study

1 2 3 4 5 6 7 8 9 10 11 12
Vehicle 62.1±2.11)2) 61.7±2.8 62.6±2.8 61.3±2.0 61.8±1.3 61.1±1.8 61.3±0.8 62.6±1.5 62.4±1.7 62.5±1.5 62.9±1.8 61.0±1.0

2’-FL-Low3) 61.3±2.0 60.3±2.2 63.4±1.8 61.5±2.6 64.1±4.4 64.2±4.0 64.5±1.5 63.2±1.8 64.7±1.2 66.2±2.3 66.8±0.9 65.9±1.5*

2’-FL-High3) 61.9±2.3 60.4±1.2 63.0±0.9 66.4±4.3 64.5±1.9 67.1±1.5 64.9±1.6 64.4±2.6 67.3±1.2* 68.1±2.4* 67.3±0.7* 66.8±0.9*

1) All stool water contents calculated in percent.
2) Data are shown as the mean±SEM, n=8, *p<0.05, vs. control (2-way ANOVA test).
3) 2’-FL-Low: 2’-FL 600 mg/kg/body weight, 2’-FL-High: 2’-FL 1,000 mg/kg/body weight.

Table 3. Effects of 2’-FL on the stool water contents

Fig. 1. Effects of 2’-FL on the stool frequency. Vehicle 
mice are gavaged saline and had free access to drinking 
water. HMO, 2’-FL-Low or 2’-FL-How mice were treated 
with 600 and 1,000 mg/kg 2’-FL, respectively, stool was 
observed once every 4 weeks. Data are shown as the 
mean±SEM, n=8, *p<0.05, vs. control (2-way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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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FL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 올리고당 섭취는 대조군

보다 분변의 경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2’-FL 고농도군의 분변 경도가 낮은 것과 일치하였다

(Wang 등 2017; Vivatvakin 등 2010; Ramirez-Farias 등 2021). 
분변의 색은 색의 밝기와 색상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분변의 색이 녹색일 경우

에는 세균 감염, 적색 또는 적갈색의 경우에는 염증성 장 질

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분변의 색은 갈색

이나 황토색이다(Zuckerman 등 1995; Lee 등 1996; Kim BS 
2023). Tateyama 등(2005)의 보고에 따르면, 기능성 올리고당 

섭취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 활성화를 도와 분변 pH가 감소

하고 황색으로 변화하였으며, Elison 등(2016)의 연구에서도 

분변의 경도가 묽어지고 황갈색으로의 변화가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2’-FL 섭취는 분변의 경도를 낮추고, 장내 유익균

의 성장을 도와 장내 pH를 낮춤으로써 건강한 분변의 색으로 

변화되고 장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4. 모유올리고당 2’-F의투여에따른장내미생물변화분석
2’-FL 투여가 마우스의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결과, 유익균인 Bifidobacterium spp. 균주는 2’-FL의 농도

가 높아질수록 감소한 반면 Lactobacillus spp. 균주는 증가하

였다(Fig. 4). 또한 유해균인 Clostridium spp. 및 Staphylococcus 
spp. 균주는 2’-FL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4). 유익균인 두 균총이 2’-FL의 섭취에 따른 차

이를 보이는 이유는 유익균 간에도 동일한 영양분을 대상으

로 경쟁하며, 특히 Lactobacillus spp. 균주가 여러 유익균 중

에 빠른 성장 속도를 통한 우세한 경향을 나타내는 이전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Thongaram 등 2017). 
Lactobacillus spp. 균주는 여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중에서도 

유해균 저해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다(Thongaram 
등 2017). 

이와 같이 유익균은 대사활동을 통한 장내 pH를 낮추어 

유해균의 성장 억제 및 장 상피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저해한

다(Gibson & Wang 1994; Lewis 등 2015; Matsuki 등 2016; 
Smith-Brown 등 2016; Yu 등 2016). 이러한 유익균의 대사활

동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2’-FL과 같은 기능성 다당류가 알

려져 있으며(Kwon & Lee 2002), 이 중 극소량만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다량의 기능성 다당류는 장내 세균이 존재하는 대

장까지 이동한다(Gevers 등 2012). 이와 같이 대장까지 이동

한 2’-FL은 유익균들의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독소를 지닌 여러 병원성 미생물이 장 상피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도 한다(Ruiz-Palacios 등 2003; 

Fig. 2. Effects of 2’-FL on the water contents of stool. Vehicle mice are gavaged saline and had free access to drinking 
water. HMO, 2’-FL-Low or 2’-FL-High mice were treated with 600 mg/kg 2’-FL or 1,000 mg/kg 2’-FL, respectively, 11 
consecutive weeks from 1 week. Data are shown as the mean±SEM, n=8, *p<0.05, vs. control (2-way ANOVA test)

Fig. 3. Effects of 2’-FL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tool. The C57BL/6 mice (n=8) were treated with 2’-FL- 
Low (600 mg/kg) and 2’-FL-High (1,000 mg/kg), and stool 
samples were collected twice and every 4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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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urg 등 200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2’-FL의 섭취가 유해균의 저해 

효과가 높은 Lactobacillus spp.의 성장을 증진 시키고, 더불어 

유해균의 성장을 감소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사료 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유올리고당 2’-FL 섭취로 인한 정상 마우스의 

체중 변화, 배변 활동 및 장내 미생물의 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먼저 2’-FL 섭취에 따른 체중 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으며, 9주차부터 분변의 수분함량과 빈도가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고, 4주차부터 분변의 물리적 변화 및 색의 

밝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 2’-FL 섭취로 인한 유익균인 Lactobacillus spp. 균주의 

증가와 유해균인 Clostridium spp. 및 Staphylococcus spp. 균주

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

았을 때, 2’-FL 섭취는 정상 마우스의 배변 활동과 장내 미생

물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

으로, 2’-FL의 섭취는 장 건강과 건강한 배변 활동 유지에 긍

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되며, 2’-FL의 장기능 개선 기능

성 원료로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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