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서 론

대두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섭취되어

온 식이로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

다1 ) . 최근 대두의 성분들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

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많은 역학조사들이 대두의

섭취가 유방암2 , 3 ) , 전립선암4 ) , 대장암5 ) , 골다공증6 ) ,

폐경기 증후군7 ) 및 관상심장질환8 ) 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위험률을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대두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주로 당이 결합된 배당체 형태인

6 - malonylglu coside와 6 - acetylglucoside로 존

재하며9 - 14 ) 아글리콘 형태는 미량이다. 이소플라본 아

대두와인체생리(2)

대두 이소플라본의 체내흡수

김 성 란

일반작물이용팀

이소플라본은 대두와 대두가공제품에 들어있으며 화학적으로 두가지 형태 즉 아글리
콘(aglycone)과 배당체(glucoside)로 존재한다. 본 논문은 사람에게 대두의 이소플라본이
흡수되는데 아글리콘과 배당체가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소플라본을 저농도
(0.11mmol)로 1회 투여했을 때 아글리콘형은 섭취 2시간 후에 혈장의 이소플라본 농도
가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며 배당체형은 섭취 4시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이때 피험
자는 4명의 남성(41세)과 4명의 여성(45세) 이었다. 또한 8명의 피험자〔남성 4명(40세),
여성 4명(47세)〕를 대상으로 고농도(1.7mmol) 이소플라본을 1회 섭취시킨 후 혈장의 이
소플라본 농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아글리콘 섭취 후 혈장 이소플라본의 최고 농도는
배당체로 섭취한 경우보다 5배가 높았다. 저농도와 고농도의 두 실험에서 모두, 제니스
테인과 다이드제인의 섭취수준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혈장의 제니스테인의 농도가 다
이드제인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8명의 남성(45세)을 대상으로 4주간의 장기간 이
소플라본(0.30mmol/ 일)을 섭취시킨 후 혈장의 이소플라본 농도를 측정하였다. 2주와 4주
째에 혈장내 농도는 배당체형보다 아글리콘 섭취 후에 10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은 배당체보다 사람에게 더 빠르고 더 많은 량이 흡수되었다.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이 풍부한 제품은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풍부한 제품보다 관상 심장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연 구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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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콘은 주로 미소, 나토, 간장 등 전통 발효식품에

포함되어 있다1 5 ) . 대표적인 이소플라본 배당체는 제

니스틴(geni st in )과 다이드진(daidzin )이며 이들의

아글리콘이 바로 제니스테인(gen ist ein )과 다이드

제인(daidzein )이다(그림. 1) .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에스트로겐 활성(est rogenic) 1 6 ) , 항

산화 활성(a n t ioxida t ive ) 1 7 , 1 8 ) , 항골다공(an t ios-

t eoporet ic) 1 9 .2 0 ) , 항암활성(an t icarcinogenic)2 1 ) 등

이다. 특히 제니스테인은 종양 세포 배양시 여러 종

양 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하며2 2 ) 암의 치료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이소플라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몇 년전에 대두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사람에게서

흡수, 이동, 대사 및 배설되는 것과 관련하여 몇가

지 연구가 보고되었다2 3 - 2 6 ) . King과 Bur sill은2 7 ) 대

두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포함된 식이를 섭취한 후 나

타나는 혈장의 이소플라본 농도와 소변으로의 이소

플라본 배설을 연구하였다. Wa t anabe 등은2 8 ) 7명

의 건강한 일본 남성에게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포함

된 구운 콩가루을 1회 섭취시킨 후 그 대사과정을 자

세히 조사하였는데, 제니스테인이 다이드제인보다 순

환 혈액 중에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King

등은2 9 ) 쥐를 대상으로 하여 대두추출물로 정제된 형

태의 제니스테인과 제니스틴의 대사과정을 연구하였

으며, 제니스테인을 공급한 쥐의 혈장 제니스테인

농도가 제니스틴을 공급한 쥐의 경우보다 동일한 양

을 섭취시킨 2시간 후에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소플라본 배당체는 장내 미생물이나

장의 당 분해효소(glucosida se )에 의하여 이소플라

본 아글리콘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 이소플라본 아글

리콘이 소장으로 흡수된다고 보고 있다3 0 - 3 1 ) .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이

소플라본 아글리콘과 이소플라본 배당체들 간의 흡

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8명

의 건강한 일본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같은 량의 이

소플라본 아글리콘과 이소플라본 배당체를 섭취하였

을때 체내 흡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

였다.

2 . 재료 및 방법

2 . 1 . 시 약

다이드제인(>99 %) , 제니스테인(>99 %) 및 H- 5

sulfa t a se는 Sigma (미국) 제품을 사용하였다. 다이

드진(>99 %)과 제니스틴(>99 %)은 Na ca li Tesqu e

(일본) 제품을 사용하였다. 다른 시약들은 분석용

특급 및 H PLC용을 사용하였다.

2 .2 . 피험자

저농도 섭취실험의 경우, 지원자는 3 1세에서 58

세 사이의 건강한 4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이었다.

체중은 5 1∼8 5k g 사이였으며 키는 152∼187cm

범위였다. 고농도 섭취실험의 경우, 지원자는 38세

에서 57세 사이의 건강한 4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

이었다. 체중은 54∼80k g 사이였으며 키는 156∼

183cm 범위였다. 장기간 섭취실험의 경우, 피험자

는 38세에서 55세 사이의 8명 남성으로 체중은 58∼

82k g 사이였으며 키는 165∼176cm 범위였다. 실

험계획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험자의 동의

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림 1 . 대두 이소플라본

IFA : 이소플라본 아글리콘

IF G : 이소플라본 배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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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식이 및 혈액샘플의 수집

본 실험은 총 4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회 섭취 실

험에서, 각 회당 실험시기는 2달의 휴식기(washout

period)를 두어 구분하였다. 저농도와 고농도의 섭

취실험에서는 실험참가 3일전부터 실험 끝까지 참가

자들이 미소, 나토, 두부, 대두단백질 제품 등 대두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휴식기 동안에는

식이제한이 없었다.

이소플라본 아글리콘과 이소플라본 배당체는 정제

(t ablet )형태로 제공하였다(표 1) . 이소플라본 아글

리콘용은 Kikkoman 사(일본)의 SoyAct 제품을 사

용하였으며 이소플라본 배당체도 같은 회사에서 제

조한 대두 추출물을 사용하였다. SoyAct는 발효시

킨 대두추출물로서 30 %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구

성비는 제니스테인 4 3 .6 3% , 다이드제인 56 .37%)

과, 사포닌, 당, 단백질, 지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한 실험에 사용된 대두추출물은 약 40 %의 이소플

라본 배당체(구성비는 제니스틴 54 .55% , 다이드진

4 5 . 45%)와 사포닌, 당, 단백질, 지방을 포함하고 있

다. 이들 추출물 제품의 이소플라본 농도는 Kudou

등의 방법3 2 )에 따라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아침식

사 후(9시 30분) 이소플라본 정제를 섭취하였다.

혈액은 정제 섭취전(9시) , 섭취 2시간 후(11시 30

분) , 4시간 후(13시 30분) , 6시간 후(15시 30분) ,

24시간 후(다음날 9시 30분)에 각각 헤파린 처리

한 주사기로 의료진이 채혈하였다. 의사가 실험동안

피험자들의 건강상의 이상징후를 상담하였다.

장기간 섭취 실험에서는 식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

다. 이소플라본 아글리콘 섭취와 이소플라본 배당체

섭취실험 사이에 4달의 휴식기를 두었다. 피험자들

은 매 식사후에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이나 배당체 정

제를 섭취하였다. 예로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의 경우

아침식사 후 30mg, 점심식사 후 20mg , 저녁식사

후 30mg을 섭취하였다. 혈액 샘플은 섭취시작 후

0주, 2주, 4주째에 매일 11시에 채혈하여 얻었다.

일회섭취 및 장기간 섭취 실험 모두 혈액샘플은

4℃, 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켜 혈장을 분

리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 20℃에 보관하였다.

2 .4 . 혈장의 이소플라본 추출 및 동정

혈장 50㎕에 0 .2mol/ L 아세트산 완충액(pH 5 .5)

50㎕를 넣고 500U의 H- 5 sulfa t a se를 첨가한 후

37℃의 진탕 항온 수조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유

리된 아글리콘을 0 .9ml 메탄올/ 아세트산(100 :5 ,

v/ v )로 추출하고 4℃, 5000×g에서 5분간 원심분

리시켰다. 상등액을 동량의 100mmol/ L의 리튬아세

표 1 . 각 실험에서의 이소플라본 섭취량

이소플라본 아글리콘(IFA) 이소플라본 배당체(IF G)

섭취형태 총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제니스틴 다이드진

mg mmol

저농도 1회 IFA 30 0 .048 0 .062 - -

저농도 1회 IF G 50 - - 0 .060 0 .050

고농도 1회 IFA 4 50 0 .78 0 .92 - -

고농도 1회 IF G 760 - - 0 .90 0 .80

장기섭취 IFA 80 0 .13 0 .17 - -

장기섭취 IF G 130 - 0 .16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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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용액으로 2배 희석하고 이를 HP LC로 분석

하였다. 혈장의 이소플라본 농도는 Piskula 등의 방

법3 3 )에 따라 측정하였다. HP LC는 컬럼은 TSKgel

ODS- 80TS (5㎛, 150×4 .6mm , TOSOH 사, 일

본)를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50mmol의 리튬아세테

이트를 포함하는 wat er/ meth a nol/ a cet ic a cid

(58 :40 :2 , v/ v/ v)였으며 전위차 검출기(ICA- 3060 ,

TOA , 일본)로 + 950mV에서 분석하였다.

2 .5 . 생리학적 지표의 분석

피험자들의 각종 생리학적 지표 즉, 혈장 중성지

방, GOT (glu t a mic- oxa loacet ic t r a n sa min a se) ,

GPT (glut amic-pyruvic t ransaminase) , γ-GTP (γ

-glut amylt ranspeptidase) , 크레아티닌(creat inine) ,

혈액의 요소질소, 총콜레스테롤, 호산구, 적혈구 및

백혈구치를 SRL 도쿄 병원에서 분석하였다.

2 .6 . 통계처리

각 수치는 평균 ± SD (n = 8 )로 표시하였다. 평

균에서 유의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aired

t - t est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Siga m Plot을 사용하

였다.

3 . 결 과

3 . 1 . 저동도 1회 투여실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을 섭취하였을 때, 혈장의 제

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농도는 섭취 2시간 후에 가

그림 2 . 일본인 남성(4명)과 여성(4명)을 대상으로 이소플라본 아글리콘(IFA)과 이소플라본 배당체(IF G)

를 1회 저농도로 섭취시킨 후(0 .11mmol) 측정한 시간별 혈장의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농도변화

각 점의 수치는 평균±SD , n = 8 , a (P <0 .05) , b (P <0 .0 1) , c (P <0 .00 5)는 혈장 제니스테인 농도와 다이드제인 농도 면에서 이소플라본

아글리콘과 배당체 섭취시를 비교 , d (P <0 .0 5) , e (P <0 .0 1) , f (P <0 .00 5)는 이소플라본 아글리콘 섭취군 내에서 또는 배당체 섭취군 내에

서 제니스테인 농도와 다이드제인 농도를 비교

d a id z e in

g e n is t e in

d a id z e in

g e n is t e in

IFA

IFG

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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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 8 12 16 2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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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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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최고치에 도달하였다(그림 2 ) . 제니스테인과 다

이드 제인을 비슷한 양을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측정시점에서 제니스테인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0 .0 1) .

이소플라본 배당체를 섭취하였을 때는 혈장의 제

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농도가 섭취 4시간 후에 가

장 높았으며(그림2) , 역시 각 측정시점에서 제니스

테인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0 .0 1) . 이들 1

회 투여실험에서는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을 섭취한

경우가 이소플라본 배당체를 섭취한 경우보다 섭취

후 2 , 4 , 6시간 째에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의

혈장 농도가 높았다(P<0 .05) . 혈장의 모든 생화학

적 지표 수치들은 이소플라본 아글리콘 섭취 후 정

상범위 내에 들었다(결과 미표기) . 건강상의 이상징

후를 보인 피험자도 없었다.

3 .2 . 고농도 1회 투여실험

1.7mmol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을 섭취하였을

때, 혈장의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농도는 섭취 4

시간 후에 가장 최고치에 도달하였다(그림 3) . 저농

도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을 투여한 경우와 마찬가

지로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을 비슷한 양을 섭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측정시점에서 제니스테인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 .0 1) .

1.7mmol의 이소플라본을 배당체로 섭취하였을

때는, 혈장 농도 최고치는 제니스테인이 섭취 후 6

시간, 다이드제인이 섭취 후 4시간 후에 각각 나타

났다(그림 3) . 섭취한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양

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각 측정시점에서 제니스테인

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 .05) .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을 섭취한 후의 혈장 이소플라본 농도가 이

소플라본 배당체를 섭취한 후보다 섭취 후 2 , 4 , 6

그림 3 . 일본인 남성(4명)과 여성(4명)을 대상으로 이소플라본 아글리콘(IFA)과 이소플라본 배당체(IF G)

를 1회 고농도로 섭취시킨 후(1.7mmol ) 측정한 시간별 혈장의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농도변화

각 수치는 평균±SD , n = 8 , a (P <0 .0 5) , b (P <0 .0 1) , c (P < 0 .00 5)는 혈장 제니스테인 농도와 다이드제인 농도면에서 이소플라본 아글리

콘과 배당체 섭취시를 비교 , d (P <0 .0 5) , e (P < 0 .0 1) , f (P <0 .005)는 이소플라본 아글리콘 섭취군 내에서 또는 배당체 섭취군 내에서 제니스

테인 농도와 다이드제인 농도를 비교

d a id z e in

g e n is t e in

d a id z 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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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째에 더 높았다(P <0 .05 , 그림 3) . 혈장의 제

니스테인과 이소플라본 농도 모두 이소플라본 아글

리콘으로 섭취한 경우 배당체로 섭취한 경우보다 5

배 이상 높았다(그림 3) . 이소플라본을 아글리콘으

로 섭취한 경우와 배당체로 섭취한 경우의 혈장 총

이소플라본 농도비율을 비교해 보면 아글리콘으로

섭취한 경우가 섭취 2 , 4 , 6시간 후에 각각 3 .2 ,

6 .6 , 4 .3 배 더 높았다. 혈장의 모든 생화학적 지표

수치들은 이소플라본 아글리콘 섭취 후 정상범위 내

에 들었으며, 건강상의 이상징후를 보인 피험자는

없었다(결과 미표기) .

3 .3 . 장기 투여실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을 섭취한 경우가 배당체로 섭

취한 경우보다 섭취2주(P<0 .05)와 4주째(P<0 .005)

에 혈장의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농도가 2배 이

상 높았다(그림 4 ) . 이소플라본을 아글리콘과 배당

체로 섭취하는 동안 각 측정시점에서 제니스테인의

농도가 다이드제인보다 더 높았다(P <0 .05) . 혈장의

모든 생화학적 지표 수치들은 이소플라본 아글리콘

섭취 후 정상범위 내에 들었으며, 건강상의 이상징

후를 보인 피험자는 없었다(결과 미표기) .

4 . 고 찰

이소플라본 여러 종류 중에서, 제니스테인이

MCF- 7 유방암 세포와 MDA-4 68 세포에 대해 가

장 우수한 증식억제제라고 보고되었다3 4 ) . Naik등은
3 5 ) 제니스테인이 MLL 전립선 암세포와 P C- 3 세

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Mat suk awa

등도3 6 ) 제니스테인이 사람의 위암 세포주인 HGC-

2 7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Kin g 등은2 9 ) 대두추출

물로 정제된 형태로 공급한 제니스테인과 제니스틴

의 약리대사과정을 연구하였으며, 제니스테인을 공

급한 쥐의 혈장 제니스테인 농도가 제니스틴을 공급

한 쥐의 경우보다 동일한 양을 섭취시킨 2시간 후에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

소플라본 배당체는 아글리콘에 비하여 장에서 흡수

되기 어려운데, 친수성이 크고 분자량이 크기 때문

이다3 0 ) . 사람에게서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아글리콘으로 전환되어야만 할것이라고 추

정되어 왔다. F riend와 Ch an g은3 7 ) 장의 미생물이

그림 4 . 일본인 남성(8명)을 대상으로 4주간

0 .30mmol/ day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IFA)

과 이소플라본 배당체(IF G)를 장기투여한 실

험에서 혈장의 제니스테인(A)과 다이드제인

(B) 농도.
각 점의 수치는 평균±SD , n = 8 , 혈액샘플은 섭취 시작

후 0 , 2 , 4주째에 점심전에 채혈하였다 . 이소플라본 아글

리콘 섭취 동안의 농도가 이소플라본 배당체 섭취동안의 농

도보다 2주와 [a (P <0 .05 ) ]와 4주째에 [c (P <0 .0 05) ]더 높

았다 . 제니스테인의 농도가 다이드제인의 농도보다 2주와

4주째에 더 높았다 [d (P <0 .0 5) , f (P <0 .0 05) , e (P <0 .0 1) ,
d (P <0 .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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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해효소(glucosida se )를 소장 하부로 분비하여

배당체로부터 아글리콘을 유리시키고 그 흡수를 촉

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Day 등은3 1 ) 사람의 장 조

직세포가 자연계 이소플라본 배당체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β- glucosida se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진은 본 본문의 결과가 부분적

으로는 Day등의 보고3 1 )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소

플라본 아글리콘은 이소플라본 배당체 보다 더 빠르

게 더 많은 량이 흡수되었다. 이는 이소플라본 아글

리콘이 장내 미생물이나 장의 glucosida se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소장으로부터 직접 흡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농도와 고농도를 섭취한 실험에

서 섭취한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혈장에서 최고치 농

도에 도달하는데는 이소플라본 아글리콘보다 시간이

더 길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 3) .

이소플라본 아글리콘과 배당체간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에서의 차이는 Pisk ula 등이3 3 ) 보고

한 바와 같이 위(st omach )에서 이소플라본 아글리

콘이 흡수되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농

도를 투여한 경우 저농도를 투여한 경우보다 혈장에

서 최고치에 도달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렸다. 이는

위에서 흡수되는 상대적인 비율이 고농도에서 보다

저농도시에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은 이소플라본 배당체보다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었다. 고농도 투여실험에서는 이소

플라본을 저농도 투여실험보다 15배 이상 높게 섭

취시켰다.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으로 공급한 고농도

투여실험에서, 혈장의 총 이소플라본 최고 농도는 저

농도 투여실험보다 2 1배가 더 높았다. 반면 이소플

라본 배당체로 공급한 고농도 투여실험에서 혈장의

총 이소플라본 최고 농도는 저농도 투여실험보다

12배가 더 높았다(그림 2 , 3) . 이 결과는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인체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장내 glucosidase

에 의해 아글리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소

플라본 배당체의 아글리콘으로의 전환 과정이 사람

에게서 흡수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단계라는 것을 나

타내준다.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을 섭취한 후 혈장의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는 이소플라본 배당체로 섭

취한 경우보다 저농도 투여시 2배 이상, 고농도 투

여시 5배 이상이 소요되었다(그림 2 , 3) .

본 연구에서도, Wat anabe 등2 8 )과 King과 Bursill

의 연구2 7 )에서와 같이, 혈장의 제니스테인 농도가

다이드제인 농도보다 매시점에서 높았다. Wat anabe

등은2 8 ) 이소플라본 배당체 형태인 구운 콩가루를 섭

취시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다이드제

인의 소변 배설량이 제니스테인보다 많고, 또한 혈

장에서 제니스테인의 반감기(h a lf- life )가 8 .4시간

으로 다이드제인의 5 .8 시간보다 더 길었다고 보고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도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으로

섭취했을 때 혈장의 제니스테인 농도가 다이드제인

보다 더 높고, 높은 농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어떤 약리학적인 요인이 관여할 것

으로 보인다. 대두 전체는 대두 배아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대두 배아가 다이드진, 다

이드제인이 풍부한데 비하여 대두 전체는 제니스틴,

제니스테인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보고된바와 같이 에스트로겐

활성1 6 ) , 항산화 활성1 7 , 1 8 ) , 항골다공1 9 , 2 0 ) , 항암활성
2 1 )을 가지고 있으며, 폐경기 증후군, 관상 심장 질

환, 골다공증, 암 등 여러 질환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람직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

기간 일정한 수준의 혈장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의 장기투여 실험에서 이소플라본 아

글리콘으로 섭취했을 때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의

혈장 농도는 배당체로 섭취한 경우보다 섭취후 2주

및 4주째에 100 % 이상 높았다(P <0 .05 , 그림4 ) .

이에 따라 원하는 수준의 혈장농도를 유지하는데 이

소플라본 배당체보다는 아글리콘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이나 배

당체의 장기 섭취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험자의 혈장 생리학적 지표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어떠한 건강상의 이상징후도 보이지 않았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소플라본 배당체와 아글리콘을 섭

취시킨 실험을 통하여 사람에게 이소플라본 아글리

콘의 흡수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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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에서 고농도로 이소플라본 농도를 유지하는데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이 이소플라본 배당체보다 더

유용하다고 하겠다. 제니스테인은 다이드제인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혈장의 농도를 고농도로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진은 효능을 발

휘할 수 있는 혈장의 이소플라본 농도가 밝혀진다면

이 결과가 질병의 치료에도 응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발효된 대두제품이나 그 추출물 등과 같

이 제니스테인이 풍부한 제품이 골다공증, 폐경기

증후, 관상 심장질환 및 암 등을 예방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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