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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평균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피부

건강과 미용에 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과

량의 자외선 노출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시켜

체내 항산화물질을 고갈시키고 멜라닌 생성의 자동

산화 반응을 가속화시킨다. 과량의 활성산소는 각질

형성세포에 작용하여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신

호전달 경로에서 DNA 손상 및 활성화에 관여하여

멜라닌세포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침으로써

멜라닌세포의 증식과 멜라닌 합성을 증가 시킨다

(Yamakoshi et al., 2003; Debacq-Chainiaux et al.,

2005). 

멜라닌은 검은색과 갈색계열의 eumelanin과 노란

색과 붉은계열의 pheomelanin으로 구분되며(Ito and

Wakamatsu, 2003), 멜라닌 합성과정에서 tyrosinase

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한다. 구리함유 당단백

질인 tyrosinase는 멜라노좀에서 tyrosine을 산화시

켜 DOPA(L-3,4-dihydroxy-phenylalanine)를 만드는

tyrosine hydroxylase 활성과 DOPA를 산화시켜

DOPAchrome을 만드는 DOPA oxidase 활성을 지니

고 있다 (Kim et al., 2005; Jirawattanapong et al.,

2009). 따라서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합

성과 색소침착을 줄일 수 있으며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tyrosinase의 구리이온을 킬레

이트화 시키는 경쟁적 저해와 구리이온에 킬레이션

이 약하거나 없는 비경쟁적 저해가 있다. 또한 tyro-

sinase 활성은 tyrosinase mRNA 전사조절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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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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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될 수 있다(Ando et al., 2007). 

멜라닌 생성 억제 물질의 연구 방법으로는 tyrosi-

nase 활성저해시험, 배양 멜라닌세포를 이용한 시험,

실험동물에서의 생체시험, 사람피부를 상으로 한

시험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중 멜라닌 합성의

주효소인 tyrosinase 활성저해시험이 멜라닌 중합체

억제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다

(Laskin and Piccinini, 1986). 코직산, 비타민 유도체,

알부틴, BHT(dibutylated hydroxytoluene) 등 합성항

산화제는 가격도 저렴하고 항산화능으로 인하여 우

수한 미백 효과를 나타내지만 과다 사용시 질병을

유발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사용량을 규제하고 있다(Waldrop, 1980).

이에 따라 화장품업계에서는 천연물로부터 세포독

성이 낮고 멜라닌 생합성 저해활성이 높은 항산화

제 및 피부 미백제의 소재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최근 들어 phenolic acid, 비타민 E, flavonoids,

carotenoid 등 많은 항산화성 물질이 천연식물에서

발견됨에 따라 천연물질을 이용한 미백제 및 항산

화제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항노

화 작용과 미백효능을 가지는 천연자원으로 감초

(한 숙 등, 2003), 초피와 산초나무잎(정창호, 2005),

우슬(정재훈, 2008), 들쭉나무(김 희, 2009) 등이 보

고되었다. 

삼릉(Scirpi rhizoma)은 흑삼릉과(Sparganiaceae)

의 흑삼릉(Sparganium stoloniferum Hamilton)의 덩

이뿌리를 말린 약재로서 근경부분을 약용한다. 삼릉

의 약리작용은 혈소판 응고, 혈전 제거, 어혈을 풀어

피의 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위동,

1995). 장위동(1995)은 삼릉으로부터 methyl ben-

zoate 외 20여종의 지방산을 분리 보고하 고, 삼릉

의 생리활성에 한 연구로는 항산화 효과와 항균

활성이 보고되었으며(김정균 등, 2003), B16 melano-

ma 세포주 실험에서 삼릉의 tyrosinase 활성저해 효

능이 보고된 바 있다(이범천 등, 2005). Melan-a 세

포는 C57BL/6 마우스의 정상 표피 멜라닌에서 파생

된 세포로 B16 melanoma 세포의 하위계통과 연결

되는 공통유전자를 가진 속성이 있는 세포주로

검은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빠른 속도로 증식하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 가 가능하

고 tyrosinase 효소량이 풍부하여 멜라닌 합성이 활

발해 미백 시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Bennett et

al., 1987; Sheffield et al., 2002). 이에 본 연구는 삼릉

에탄올추출물에 하여 in vitro실험으로 항산화능

을 알아보고, Melan-a 세포주를 사용하여 tyrosinase

활성 저해능과 멜라닌 생성 억제능을 기존의 합성

미백제인 알부틴과 비교 확인하여 삼릉의 미백효능

을 알아봄으로써 천연 미백소재로서의 사용 가능성

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기기

L-DOPA (3,4-dihydroxy-L-phenyl-alanine), DMSO

(dimethyl sulfoxide), BHT (2,6-di-tert-butyl-4-methyl-

phenol),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arbu-

tin, tyrosinase mushroom, tannic acid, L-tyrosine,

ascorbic acid.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di

(ethylene glycol) reagent는 Sigma 사(USA), rutin은

ACROS 사(USA)의 제품을 사용하 다. 세포주 관

찰은 inverted microscope (CKX41, Olympus, Japan)

를 사용하 다.

2. 시 료

한국 식물추출물 은행에서 분양 받은 삼릉 에탄

올추출물(PBC-203A)을 실험에 사용하 다. 

3.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은

Folin-Denis법(1912)에 의해 비색 정량하 다. 시료

1 mL에 folin-reagent 1 mL를 가하여 3분간 정치한

후 10% Na2CO3 1 mL를 혼합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검량곡

선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4.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변법(AOAC, 1995)을 이용하 다. 시료 용액

2 mL에 di (ethylene glycol) reagent 10 mL 및 1N

NaOH 1 mL를 가하고 잘 혼합한 후 37�C 항온수조

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 다. 검량곡선은 rutin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J. ENVIRON. TOXICOL. Vol. 25, No. 170



5. 전자공여능

삼릉 에탄올추출물에 한 전자공여능은 Blois

(1958)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삼릉 에탄올추출물

을 100, 500, 1000 ppm의 농도로 DMSO에 녹여 조

제하고 1 mL를 test tube에 취하여 4×10-4 M의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용액 4 mL를

가하여 60�C 항온수조에서 10초간 진탕하고 실온에

20분 동안 방치한 후에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 다. 추출물 무 첨가구에는 시료 신 ethanol 1

mL를 첨가하여 동일하게 실험하고 추출물 첨가구

에 한 흡광도의 감소비율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

었다. 양성 조군으로 합성 항산화제인 BHT (dibuty-

lated hydroxytoluene)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

으며, 다음 식으로 전자공여능(%)을 구하 다. 

전자공여능(%)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1--mmmmmmmmmmmmmmmmmmmmmmmmm ‚×100

추출물 무 첨가구의 흡광도

6. 세포주 및 세포배양

C57BL/6 마우스에서 유래한 immortalized cell line

인 Melan-a 세포는 Dr. Bennett (Cancer Research

Center, London, England)으로부터 분양 받아 10%

FBS (fetal bovine serum)와 1% PS (penicillin/strepto-

mycin), 200 nM TPA (12-O-tetradecanoylphorbol-13-

acetate)가 함유된 RPMI-1640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조건의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7. MTT assay

MTT assay법은 MTT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시약이 세포내로

흡수된 후 미토콘드리아의 succinate dehydrogenase

에 의해 formazan을 형성하는데 이 물질의 세포내

축적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넓게는 세포의 활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세포의 생장율을 측정하는

표적인 방법이다. 

Melan-a 세포를 10% FBS, 1% P/S, 200 nM TPA가

합유된 RPMI-1640 배지에서 37�C, 5% CO2 incuba-

tor에서 72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Melan-a 세포를 96-well plate에 적정 세포수

(0.5×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37�C, 5% CO2 incu-

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삼릉 에탄올추출물

을 농도별(50, 100, 150, 200 ppm)로 희석시켜 200

μL씩 넣은 후 37�C,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 다. MTT가 0.5 mg/mL 함유된 배지를 200

μL씩 넣은 후 37�C, 5% CO2 incubator에서 3시간

배양하 다. Plate를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가 바닥에 가라앉게 한 다음 배지를 버리

고 DMSO를 200 μL씩 넣고 plate shaker에서 15분

간 cell을 녹여 낸 다음 ELISA reader로 540 nm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세포생장률은 다음 식

에 의해 산출하 다.

세포생장률(%)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mmmmmmmmmmmmmmmmmmmmmmm‚×100
시료 무 첨가구의 흡광도

8. 세포의 형태 관찰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배양된 Melan-

a 세포를 새 배지로 교환 후 도립현미경을 이용하여

200배율에서 관찰하 다.

9. Melanin assay

Melan-a 세포를 10% FBS, 1% P/S, TPA 200 nM

가 함유된 RPMI-1640 배지에 풀어 37�C,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Melan-a 세포를 96-well plate에 적정세

포수 (2×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37�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삼릉 에탄올추출

물을 농도별 (50, 100, 150, 200 ppm)로 희석시켜

200 μL씩 넣어 1차 물질을 처치하고 37�C,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다시 2차 물질을

처치하고 72시간 배양하 다. 배양이 끝난 후 1 N

NaOH 용액으로 멜라닌을 용해시키고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멜라닌 정량은 다음 식에 의

해 산출하 다.

멜라닌 양(%)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mmmmmmmmmmmmmmmmmmmmmmm‚×100
시료 무 첨가구의 흡광도

10. Intra-cellular tyrosinase 활성 저해능

Melan-a 세포를 10% FBS와 1% P/S, 200 nM TPA

가 함유된 RPMI-1640 배지에 풀어 37�C, 5%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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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에서 72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Melan-a 세포를 둥근 60φ cell culture

dish에 적정세포수 (4×105 cells/well)로 분주하고

37�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삼

릉 에탄올추출물을 농도별(50, 100, 150, 200 ppm)로

희석시켜 5 mL씩 넣고 37�C,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하

다. 그 후 얼음 위에 얹은 채로 1% triton X-100을

200 μL 넣어 용해하고 e-tube에 옮겨 얼음에 고정시

킨 후 10분 간격으로 vortex하면서 1시간 동안 방치

한 다음 4�C 14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상

층액을 tyrosinase 활성 측정 용액으로 사용하 고

protein assay 용액(Bio Rad, USA)으로 흡광도를 측

정, 동량의 단백질 양을 계산하 다. 단백질 40 μg을

포함한 cell extract와 시험물질을 총 100 μL가 되게

섞은 후 L-DOPA를 100 μL씩 넣고 37�C, 5% CO2

incubator에 넣어 490 nm에서 10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11. Cell-extracted tyrosinase 활성 저해능

Melan-a 세포를 10% FBS와 1% P/S, 200 nM TPA

가 함유된 RPMI-1640 배지에 풀어 37�C,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Melan-a 세포를 둥근 60φ cell culture

dish에 적정세포수 (4×105 cells/well)로 분주하고

37�C,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배양한 다음

PBS로 세척 후 1% triton X-100 용액을 200 μL씩 넣

어 용해하고 e-tube에 옮겨 얼음에 고정시킨 후 10

분 간격으로 vortex하면서 1시간 동안 방치하 다.

4�C 14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상층액을 취

한 후 50 μL, 0.1 M phosphate buffer (pH 6.8) 49 μL,

삼릉 에탄올추출물을 농도별(50, 100, 150, 200 ppm)

로 1 μL를 섞은 후 1시간 동안 방치하 다. 여기에

L-DOPA를 100 μL씩 첨가하고 37�C, 5% CO2 incu-

bator에 넣어 490 nm에서 10분 간격으로 1시간 동

안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결과 및 고찰

1. 총 페놀화합물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거

나 제거시켜서 산화에 의한 세포손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cha-Guzman et al., 2009). 삼

릉 에탄올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한 표준 곡선에 따라 계산한 결과 38.9

mg/g으로 확인되었다 (Fig. 1). 김정균 등 (2003)은

삼릉 물추출물과 메탄올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

량이 각각 1.6 mg/100 g, 3.4 mg/100 g이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총 폴리페

놀 함량이 기존에 보고된 물추출물과 메탄올추출

물보다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분석방법이나 추출

용매에 따른 유효성분의 용출 그리고 시료의 차이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플라보노이드는 식물로부터 분리된 페놀성 물질

로서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진 생리활

성 물질로 보고되어져 있다(Seyoum et al., 2006). 삼

릉 에탄올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rutin으로

표준 곡선을 구하여 계산한 결과 74.5 mg/g으로 확

인되었다(Fig. 1). Ryu (1999)는 플라보노이드는 유

리기의 형성을 억제하며 -OH기가 많은 플라보노

이드는 LDL (low density lipoprotein)에 한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전자공여능

생체 내∙외에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는데 특히

페놀계 합성 항산화제인 BHT는 항산화능이 뛰어

나고 가격이 저렴해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어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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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Values are the means±SD
of 3 replicates. SREE: Scirpi rhizoma ethanol ex-
tract.



다(조희숙, 2007). 반면, 천연 항산화제는 합성 항산

화제에 비해 안전성은 인정되나, 항산화능의 제한으

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져 왔다. DPPH는 산화방지

물질로부터 전자 또는 수소를 제공 받으면 자유라

디칼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흡광도를 변화시키

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한 DPPH법은 천연물의

수용성 혹은 유기용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측정법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07). Blois

(1958)는 항산화능이 있는 추출물에 DPPH 용액을

첨가하면 곧바로 DPPH의 색이 소실되는 것을 관찰

하 는데 이는 추출물에 전자공여능이 강한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 다. Kang 등(1996)

은 전자공여능이 phenolic acids와 플라보노이드 및

기타 페놀성 물질에 한 항산화작용의 지표이며

환원력이 큰 것일수록 전자공여능이 높다고 보고

하 다. 전자공여능은 양성 조군인 BHT와 삼릉 에

탄올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농도의존성 정적(++)

양-반응 관계를 보 다. 1000 ppm에서 BHT와 삼릉

에탄올추출물은 각각 약 78.3%, 86.1%로 나타

나(Fig. 2)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우수한 항산화능을

확인하 다. 

4. MTT assay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세포주 실험을 위한 농도

범위결정을 위해 MTT assay를 실시한 결과, 삼릉

에탄올추출물은 측정농도 모두에서 세포생장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Fig. 3)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Melan-a 세포에 한 최 허용농도는 200 ppm 이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범천 등 (2005)은 B16

melanoma 세포에 한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측정한 결과 125 ppm 이하 농도로 처리 시

세포생존율이 90% 이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5. 세포의 형태 변화

시료를 농도별로 처치한 Melan-a 세포를 형태학적

으로 관찰한 결과, 시료를 처치하지 않은 정상군은

수지상 돌기의 발달과 함께 합성된 멜라닌이 검게

침착된 것이 확인 되었다. 반면, 양성 조군인 arbutin

150 ppm 처리군과 삼릉 에탄올추출물 200 ppm 처리

군은 수지상 돌기와 합성된 멜라닌을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Fig. 4). Nakazawa 등(1993)은 in vitro에

서 멜라닌세포의 형태는 in vivo에서 관찰되는 것과

확실히 다르며 그 이유는 배양된 멜라닌세포의 과

증식 때문이라고 하 으며, 멜라닌세포에서 수지상

돌기 길이가 몸체 길이의 두 배 이상 되는 돌기의

수와 길이를 관찰하 다고 보고하 다. 세포사멸은

자외선, 세포독성 유발물질, 성장인자의 결핍, 열 충

격,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유도되며 사멸이 일어나

는 세포는 크기가 축소되고 배양배지 속에 사멸소

체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다(Vaux, 1993; 천

현자 등, 2002). 

6. Melanin assay

Melan-a 세포의 형태학적인 관찰에서 삼릉 에탄올

추출물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여 멜라닌색소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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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Values are the means±SD of 3 replicates.

0

20

40

60

80

100

120

140

10 25 50 100 200

Concentration (ppm)

G
ro

w
th

 a
ct

iv
ity

 (
%

)

Fig. 3. Growth activities of Melan-a cel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Values are the means±SD of 4 replicates.



게 침착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어 삼릉 에탄올추

출물의 멜라닌 합성 저해능을 알아보았다. Melan-a

세포에 삼릉 에탄올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 한 후

멜라닌의 양을 측정한 결과, 시료를 처치하지 않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 조군인 arbutin은 150 ppm에서

멜라닌 함량이 59.1% 감소하 고, 삼릉 에탄올추출

물 처리군의 멜라닌 양은 농도의존성 부적(-) 양-

반응 관계를 보 으며 정상군에 비해 50, 100, 150,

200 ppm에서 각각 22.3%, 36.2%, 43.2%, 47.0% 감소

하 다(Fig. 5). 최상윤 등(2007)은 Melan-a 세포에

도깨비부채 뿌리 메탄올추출물과 쇠고비 뿌리 메탄

올추출물 100 ppm 처리시 각각 37.5%, 28.2%의 멜

라닌 생성량을 감소시켰다고 보고 한 바 있다. 향

후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유효 지표성분 탐색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7. Tyrosinase 활성 저해능

Tyrosinase 저해제는 미백을 위한 화장품의 주요

기능성성분으로서 임상적으로 피부암과 과색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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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rphological observation on Melan-a cells treated with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200. A: Non-treatment, B:
Arbutin (150 ppm), C: SREE (50 ppm), D: SREE (100 ppm), E: SREE (150 ppm), F: SREE (2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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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에 관련되는 피부병 치료에 유용하다 (Yang et

al., 2008). 현재 사용되고 있는 tyrosinase 활성저해측

정의 유용한 평가방법으로는 효소반응계를 이용하

는 것인데 이 방법은 체적으로 수용성 물질을 조

사한 것으로 20여종의 지방산을 포함하는 삼릉과

같은 지용성물질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용성 저해제나 수용성인 tyrosinase 활성저해를 분

석하기 위해 역미셀계를 도입하여 지용성물질과 수

용성인 tyrosinase 효소를 단일상에 분리시키는 반응

계에 관한 보고가 있다(Han et al., 2000). 

Melan-a 세포와 Melan-a 세포추출물에 삼릉 에탄

올추출물을 처치하고 시간별로 측정한 tyrosinase 활

성 저해능은 농도의존성 정적(++) 반응을 보 으며

반응 60분에 양성 조군인 arbutin 150 ppm은 각각

31.2%, 27.7% 저해한 반면, 삼릉 에탄올추출물 150

ppm 처리군은 각각 55.2%, 46.0% 저해하여(Figs. 6,

7)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우수한 tyrosinase 활성 저

해능을 확인하 다. 이범천 등(2005)은 B16 mela-

noma 세포에서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tyrosinase 활

성 저해능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tyrosi-

nase 활성이 저해 되었으며 100 ppm에서 31%의

저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는 반응 60분에 삼릉 에탄올 추출물 100 ppm에서

40% 이상의 저해능을 보여 eumelanin 생성 초기

단계를 조절하는 tyrosinase 활성 저해율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멜라닌 생성의 속도조절단

계 효소인 tyrosinase 발현을 조절하는 MITF, TRP-

1, TRP-2에 한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작용기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항산화능 실험에서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총 폴리

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

각 38.9 mg/g, 74.5 mg/g으로 확인되었다. 전자공여

능 측정에서 삼릉 에탄올추출물은 농도의존성 정적

(+) 양-반응과 함께 1000 ppm에서 86.1%의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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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effect of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on
melanin synthetic abilities in Melan-a cells.  Values
are the means±SD of 3 replicates. PC: Arbutin,
SREE: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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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hibitory effect of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on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in Melan-a cells.
Values are the means of 3 replicates. PC: Arbutin,
SREE: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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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hibitory effect of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on
cell-extracted tyrosinase activity in Melan-a cells.
Values are the means of 3 replicates. PC: Arbutin,
SREE: Scirpi rhizoma ethanol extract.



보여 BHT(78.3%)보다 우수한 항산화능을 보 다.

MTT assay에 의한 Melan-a 세포독성시험에서 삼

릉 에탄올추출물의 최 허용농도는 200 ppm 이상으

로서 세포독성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elan-a

세포의 형태학적인 관찰 결과, 시료를 처치하지 않

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 조군인 arbutin 150 ppm과

삼릉 에탄올추출물 200 ppm 처리군은 수지상 돌기

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고 검게 침착된 멜라닌을

거의 확인할 수 없어 삼릉 에탄올추출물이 멜라닌

합성 억제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삼

릉 에탄올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멜라닌 합성량을

확인한 결과, 농도의존성 부적(-) 양-반응 관계를

보 으며 양성 조군인 arbutin 150 ppm, 삼릉 에탄

올추출물 150, 200 ppm 처리군은 시료를 처치하지

않은 정상군에 비해 각각 59.1%, 43.2%, 47.0% 감

소하여 삼릉 에탄올추출물의 우수한 멜라닌합성 억

제능을 확인하 다. Melan-a 세포와 Melan-a 세포

추출물에 삼릉 에탄올추출물을 처치하고 시간별로

tyrosinase 활성 저해능을 측정한 결과, 반응 60분에

양성 조군인 arbutin 150 ppm은 각각 31.2%, 27.7%

저해한 반면, 삼릉 에탄올추출물 150 ppm 처리군은

각각 55.2%, 46.0% 저해능을 보여 삼릉 에탄올추출

물의 우수한 tyrosinase 활성 저해 효과를 확인하

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삼릉 에탄올추

출물은 in vitro시험에서 우수한 항산화능을 보 고

Melan-a 세포에 한 독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eumelanin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지닌 합

성미백제인 arbutin에 비교할 때 멜라닌합성 억제

능과 tyrosinase 활성 저해능이 등한 것으로 확인

되어 미백 기능성 화장품 천연소재로서 실용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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