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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망초의 생리활성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에탄올 추출물에서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
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잎 추출물이 42.19 mg/g으로 다른 부위 추출물보다 높았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꽃 추출물이 74.26 mg/g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은 1 mg/mL의 농도에서 잎, 꽃, 전초 그리고 뿌리 추출물에서 각각 91.75%, 86.95%, 83.95% 및 
83.43%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D 유사
활성은 1.0 mg/mL의 농도에서 부위별 추출물이 7.91～13.54%를 나타내었으며 꽃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망초의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이 우수한 생
리활성 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tioxidative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from Erigeron 

canadensis L. The ethanol extracts were measured to examine total flavonoids and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activity and SOD-like activity. Total flavonoids content in leaf extract 

(42.19 mg/g)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in flower extract (74.26 mg/g)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parts. All assays were conducted at concentrations of 0.1, 0.3, 0.5, and 1 mg/mL ethanol 

extracts. The DPPH radical activity of leaf, flower, the whole plant, and root extracts were 

91.75%, 86.95%, 83.95% and 83.43%, re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of 1 mg/mL. The activities 

were concentration dependent. The SOD-like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was 

7.91～13.54% at a concentration of 1 m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Erigeron canadensis L. could be used as antioxidative functional food sources.

키워드

 Antioxidative activities, Erigeron canadensis L., Flavonoid and polyphenol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향상, 과학기술
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되고 있
으나 환경오염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스트레
스 및 식생활의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
용함으로서 만성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
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정상적인 대사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심혈관질환, 동맥경화 등 다양한 질병
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1]. 이러한 활성산소와 
radical을 제거함으로써 노화를 예방 및 억제하면
서 질병을 예방·치료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
여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데 관여하는 항산화 물
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 합성 항산화제인 
BHT (butylated hydroxtoluene), BHA (butylated 

hydroxyanisol)는 과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간, 위
장, 신장, 순환계 등에 독성 및 암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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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보고가 있어[5, 3], 보다 안전한 천연 항산
화 물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식물체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오랫동안 식품으로 이용하면서 
안정성이 입증된 식물 자원으로부터 생체 리듬의 
조절, 면역력의 증진, 질병의 예방이나 회복, 노화 
방지 등의 신체조절에 대한 기능성 효과가 있는 
물질을 탐색함으로서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활용
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 

망초(Erigeron canadensis L.)는 우리나라의 들판, 

도로변 등에 널리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망초속 식물로는 망초, 큰망초, 애
기망초, 개망초 등을 들 수 있으며, 약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미국의 민간에서는 경련, 염증, 

지혈, 발한, 배뇨, 혈압 등의 치료 목적으로 활용
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망초는 봄
에 새순을 채취하여 나물로 먹기도 한다.

망초는 다양한 연구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지
닌 유용식물자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는 부위별 함유 성분에 따른 다양한 기능성을 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경북 안동시 일원에서 자생하고 있는 망초
의 꽃, 잎, 뿌리 및 전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탐색함으로서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사용 재료
  본 실험은 경북 안동시 일원에서 자생하는 망
초를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꽃, 잎, 뿌리 
및 전초 부분으로 구분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50℃ 건조기에서 건조하였으며 꽃은 세척하지 않
고 50℃ 건조기에서 건조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
였다.

망초 부위별 추출물
  건조된 망초의 전초, 잎, 뿌리, 꽃을 분쇄하여 
시료와 70% 에탄올의 비율을 1:10으로 하여 실온
에서 12시간 간격으로 3회 반복 추출한 다음 여
과하여 감압 농축시킨 다음 동결건조 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flavonoid 함량 측정은 Jia 등[13]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원심분리한 상등
액의 농도별 시료 150 ㎕에 증류수 600 ㎕, 5% 

NaNO2 45 ㎕를 가한 후 6분간 방치하고, 10% 

AlCl3.6H2O 150 ㎕를 가하였다. 11분간 방치 후 
1M NaOH를 500 ㎕를 가하고 51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rutin (Sigma co., 

USA)를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

하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총 flavonoid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Swain 등[12]의 방법

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원심분리한 상등
액의 농도별 시료 50 ㎕에 2% Na2CO3용액 1 mL

을 가하고,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s 

50 ㎕를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는 tannic acid (Sigma co., USA)를 사용하여 시
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검량선으
로부터 총 polyphenol 함량을 계산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망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의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활성
은 Blois의 방법[2]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각의 시료 200 ㎕에 DPPH 용액을 800 ㎕

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10분간 반응 시
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
의 흡광도 차이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양성대
조군으로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SOD 유사활성
  망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Marklund 등의 방법[11]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각각의 시료 100 ㎕에 Tris-HCl buffer (pH 

8.5, 50mM Tris+10mM EDTA) 1.3 ㎖와 7.2 mM 

pyrogallol 100 ㎕를 각각 혼합한 다음 25℃에서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키고 1M HCl 50 ㎕를 첨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42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SOD 유사활성은 시료첨가
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비교하여 나타내
었으며, 양성대조군으로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폴리페놀 함량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총 페놀성 화합
물은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 2차 대사산물
로 항산화 활성과 항암, 항균 작용을 하는 생리활
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6]. 망초 부위별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잎 추출물의 함량이 가장 높았
으며 꽃, 전초, 뿌리 순으로 뿌리 추출물의 함량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잎 추출물
의 함량은 42.19 mg/g으로 Heo와 Wang[7]이 보
고한 망초 지상부 메탄올 추출물의 20.57 mg/g보
다 높았다. 뿌리 추출물의 함량은 6.32 mg/g으로 
망초 뿌리 메탄올 추출물의 0.54 mg/g[7]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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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망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의 총 플라보
노이드 및 총 촐리페놀 함량

망초 부위별 총 폴리페놀 함량은 꽃, 잎, 전초 그
리고 뿌리 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는 망초 메탄올 추출물에서 뿌리보다는 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7]와 일치하
고 있다. 꽃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74.26 

mg/g으로 다른 부위 추출물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잎 추출물 함량은 43.69 mg/g

으로 많은 양의 폴리페놀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품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활
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9]에 의하면 망초는 꽃, 

잎, 전초 부위에서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는 플라
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천연 
항산화제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되며 이를 이
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을 보여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DPPH는 짙은 보라색을 띠며 분자 내의 radical

은 free radical 형태로서 ascorbic acid, BHA, 토
코페롤,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
류에 의해 환원되어 짙은 보라색이 탈색됨으로 
항산화 물질의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할 때 사
용된다[2]. 망초 부위별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

와 같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모든 부위에서 
1 mg/mL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radical 소거
활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잎, 꽃, 전초, 뿌리의 
순으로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꽃 추출물은 0.1 mg/mL 농도에서 
83.04%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보여 저농도
에서도 매우 우수한 radical 소거활성 효과가 나
타났는데 이는 꽃 추출물에 특히 많이 함유된 폴
리페놀 함량과 관계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잎 추출물은 0.1mg/mL에서는 64.21%, 0.3 

m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90% 이상의 우수한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망초 뿌리 추출물은 0.1～1.0 mg/mL의 농도
에서 26.18～83.43%로 특히 1.0 mg/mL의 농도에
서 83.43%의 전자공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2. 망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Kang 등[8]은 phenolic acid의 일종인 caffeic 

acid, ferulic acid, p-courmaric acid 등과 
flavonoids의 일종인 catechin, quercetin 그리고 
catechol, chlorogenic acid를 포함한 기타 페놀성 
물질이 전자공여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민들레 추출물의 우수한 전자
공여능은 꽃과 잎에 함유된 caffeic acid, 

quercetin, courmarin 등과 뿌리의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등 다량 함유된 phenol성 화합
물 및 falvonoid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망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은 천연 항
산화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SOD 유사활성
  농도에 따른 망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 망초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

 SOD 유사활성은 각각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활
성이 증가되어, 1 mg/mL의 농도에서 7.91～

13.54%로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잎 
추출물은 1 mg/mL의 농도에서 10.21%의 활성을 
보였으며 이는 잎을 한약재로 사용하는 약용식물
에서 곽향 16.5%, 익모초 7.53%, 소엽 3.67%[10]

의 활성을 보였다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곽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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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활성이 낮았으나 우산나물, 익모초나 소엽보
다는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초 뿌리 추
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1 mg/mL의 농도에서 
7.91%로 0.1～0.5 mg/mL의 농도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
하는 약용식물에서 감초 35.63%, 백지 17.67%, 작
약 6.27%, 사삼 3.90%의 SOD 유사활성이 있다고 
보고한[10] 결과와 비교하면 감초, 백지보다 낮으
나 작약, 사삼보다는 높은 SOD 유사활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실험에서는 망초 꽃, 잎, 뿌리, 전초의 부위별 

생리활성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에탄올 추출물에
서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잎 추출물이 42.19 mg/g으로 다른 부위 
추출물보다 높았으며,총 폴리페놀 함량은 꽃 추출
물이 74.26 mg/g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1 mg/mL의 농도
에서 잎, 꽃, 전초 그리고 뿌리 추출물에서 각각 
91.75%, 86.95%, 83.95% 및 83.43%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D 유사활성은 1.0 mg/mL의 
농도에서 부위별 추출물이 7.91～13.54%를 나타내
었으며 꽃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망초의 부위
별 에탄올 추출물이 우수한 생리활성 효과를 나
타냄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소재로의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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