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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 study was to compare antioxidant activity and HPLC pattern analysis from 4 species of 

changpo(chāngpú).
Methods：To compare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HPLC pattern analysis from the 4 species of changpo, we 

performed the in vitro anti-oxidative activity assays and HPLC analysis from 70% ethanol extracts of Acorus 

gramineus Sol. (=AG), A. tatarinowii Schott (=AT), A. calamus L. (=AC) and Anemone altaica Fisch. ex 

C.A.Mey (=AA) taken in the herbal medicine market of Korea.

Results：AG has the most effective anti-oxidative activity among 4 species of changpo. As the HPLC　pattern 

analysis, AT was detected the unknown peak at retention time 14.9 min whereas AG was not showed any peak 

at the same retention ti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 could be used rather than AT when it need to be 

prescribed as anti-oxidative medicine.

Conclusions：This result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of AG according to an 

appropriate clinical application.

Key words：changpo(chāngpú), Acorus gramineus, Acorus tatarinowii, antioxidant activity, HPLC pattern 

analysis

서  론

石菖蒲(Acori Rhizoma)는 開竅藥에 속한 본초로서1), 그 

기원종은 한국과 중국이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대한약전외한

약규격집)은 천남성과(Araceae)1,2,3,4,5) 또는 창포과

(Acoraceae)6) 식물 석창포(Acorus gramineus Sol.；중국

명 ‘金錢蒲’3,5))의 뿌리줄기를4), 중국(中華人民共和國藥典)은 

같은 과에 속하는 중국석창포(Acorus tatarinowii Schott；

중국명 ‘石菖蒲’3))의 뿌리줄기를5,7,8) 각기 石菖蒲의 기원종

으로 규정하고 있다9). 최근 들어서는 두 종을 同種으로 파

악하는 경우6)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석창포와 중국석창포는 異

種

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한약재 유통과정에서 석창포와 同

屬種이며 한약명이 ‘水菖蒲’인5) 창포(Acorus calamus L. 

; 중국명 ‘菖蒲’3))가 유사종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미나리

아재비과(Ranunculaceae) 식물 알타이아네모네(Anemone 

altaica Fisch. ex C.A.Mey.；중국명 ‘阿爾泰銀蓮花’10,11))

가 ‘九節菖蒲’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石菖蒲의 고급품으로 

오인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2,10,12). 이와 같이 기원상 차

이가 있는 네 가지 식물의 뿌리줄기가 ‘菖蒲’라는 이름으로 

쓰임에 따라, 각각의 기원종을 감별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방

면으로 이루어져 왔다13,14,15,16).

石菖蒲의 성분에 대해서는 정유성분에 대한 연구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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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石菖蒲 정유의 주요 성분은 β-asarone17)과 α

-asarone이 있으며18,19), 이밖에 estragole, camphene, 

l-borneol, β-elemene, methyl eugenol, germacrene-B 

등19)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石菖蒲의 약리작용에 대해서는 뇌 보호 및 인지기능을 개

선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연구사례가 많은데, 이는 石菖蒲의 

한의학적인 응용에서 주로 遠志 등과 함께 기억력 개선의 목

적으로 사용되어온 것과 부합한다. 현대적 연구에서 石菖蒲 

추출물은 동맥폐색 등으로 뇌손상을 일으킨 동물모델에서 뇌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20,21,22,23,24,25), 실험동물의 학습 기억

력을 높이며22,25,26), 주된 활성물질 중 하나인 β-asarone의 

단독 투여에서도 같은 경향27)을 나타냄이 보고된 바 있다. 이

러한 효능은 石菖蒲 추출물이 뇌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

적 스트레스에 대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

으며22,23,24), 주된 활성물질 중 하나인 α-asarone도 항산화 

효능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28).

이와 같이, 石菖蒲는 한약재 중 우수한 약리효능을 나타냄

에도 불구하고 기원상의 혼란이 현재까지 완벽히 정립되어 있

지 않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기원종간의 성분 및 효능에 관

한 비교연구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정확한 기원종 사용을 

통하여 일정한 유효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에서 유통되는 菖蒲類 4 종 8 점을 수집하여 형태학적으로 

동정을 한 뒤, 종별 성분학적 패턴 및 효능 차이를 비교하였

다. 효능 평가 방법으로는 石菖蒲의 뇌신경세포 보호 기전 중 

하나인 항산화 효능을 in vitro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창포류의 종별 성분 패턴과 효능 차이를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한약재는 중국산 石菖蒲 3 점(AT1, AT2 

및 AG3), 한국산 石菖蒲 2 점(AG1, AG2), 水菖蒲 1 점

(AC1) 및 九節菖蒲 2 점(AA1, AA2) 등 총 8 점을 제약회사

에서 규격 포장한 전형 또는 절단한약으로 구입하여 우석대학

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학교실에서 감정한 뒤 정선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①형성층이 명확하다.

   ②유관속초섬유가 발달되었다.

      ③중주유관속이 빽빽하며 치밀한 환상을 이룬다.

       ··················································· Acorus gramineus

      ③중주유관속이 드물고 엉성한 환상을 이룬다.

       ··················································· Acorus tatarinowii

   ②유관속초섬유가 발달되지 않았다. ···· Acorus calamus

①형성층이 명확하지 않다. ······················ Anemone altaica

위의 검색표13)에 의한 형태학적 감정 결과 시료 AG1, 

AG2 및 AG3은 석창포(Acorus gramineus, 이하 AG), AT1

과 AT2는 중국석창포(A. tatarinowii, 이하 AT), AC1은 창

포(A. calamus, 이하 AC), 그리고 AA1과 AA2는 알타이아

네모네(Anemone altaica, 이하 AA)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1. Sample list for raw herbal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Herbal Name Acronym Origin Vouchers No.

石菖蒲
(Acori Graminei 

Rhizoma)
AG

Korea(Jeju) AG1

Korea(Jeju) AG2

China AG3

石菖蒲
(Acori Tatarinowii 

Rhizoma)
AT

China(Dabieshan) AT1

China(Anhui) AT2

水菖蒲
(Acori Calami Rhizoma)

AC China AC1

九節菖蒲
(Anemonis Altaicae 

Rhizoma)
AA

China(Shanxi) AA1

China AA2

2. 시약 및 기기

시료 분석에 사용한 β-asarone, α-asarone,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2,4,6- 

tris(2-pyridyl)-s-triazine 및 trolox는 Sigma-Aldrich사

(USA)에서, 메탄올, 에탄올, 아세트산 및 아세토니트릴은 

J.T.Baker사(USA)의 HPLC grade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시

약은 특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 추출을 위해 사용한 초음파추출기는 Bransonic 

8510(Branson Ultrasonics Corportation, USA), 항산화 

효능 측정을 위한 흡광도측정기는 Spectra Max 340 

(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였다. 성분패턴 분석에 

사용한 HPLC system은 Shimadzu사(Japan)의 UFLC 

series로, Autosampler SIL-20A, Binary pump 

LC-20AD, UV detector SPD-10A, Column oven 

CTO-20A, Degasser DGU-20As를 사용하였으며, 소프트웨

어는 LC solution(Shimadzu, Japan)으로 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3. 추출물 및 표준용액의 제조

기원종별로 구입한 石菖蒲 분말 약 1.5 g에 20 배량(30.0 

mL)의 70% 에탄올을 가하고, 때때로 흔들어 섞어주면서 초

음파추출기로 2 시간동안 초음파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

지(150 mm 2 호, Whatman, UK)로 여과한 뒤 PVDF 

0.45 μm syringe membrane filter로 한 번 더 여과한 후, 

이 액을 원료 약재 환산농도가 50 mg/mL이 되도록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최종 농도가 500, 250, 125, 50, 25 및 12.5 

μg/mL가 되도록 희석하여 4℃에 냉장보관하며 실험에 사용

하였다. 성분 분석을 위한 β-asarone과 α-asarone 표준

용액은 메탄올에 희석하여 각각 1.28, 1.41 mg/mL 농도로 

제조한 후 냉장 보관하여 분석 전에 working 농도에서 메탄

올로 계열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4. HPLC 패턴 분석조건

石菖蒲의 주요성분으로 알려진 β-asarone과 α-asa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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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시에 분석 가능한 HPLC 분석조건을 

설정하였다. HPLC 조건으로는 검출분석파장 UV 210 nm, 

유속 0.7 mL/min, column은 Luna C18(2)(4.6 mm × 250 

mm, 5 μm, Phenomenex USA), 이동상은 0.1% 아세트산 

물혼합액과 acetonitrile의 45:55(v/v)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분석 시료는 원료 약재 환산 농도가 50 mg/mL가 되도록 조

제한 후 각 10 μL씩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5. 항산화 효능 비교

1) ABTS 시험
시험법은 발색 변화를 이용한 항산화 효능 시험29)을 변형

하여 시험하였다. 5 mM 인산칼륨 완충액(pH 7.4)에 ABTS

를 7 mM 농도로 녹이고, 여기에 2.45 mM 과황산칼륨

(K2S2O8)을 0.5 배량 가하고 실온에서 12 시간 이상 방치하

여 암청색이 되도록 한다. 이 액에 인산칼륨 완충액을 가하여 

734 nm의 흡광도가 1.0±0.02가 되도록 희석한 것을 ABTS 

시액으로 사용하였다. 양성대조군은 Trolox를 에탄올에 최종

농도 62.5 μM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농도별로 준비한 추출물 또는 양성대조액을 20 μL 가한 

뒤, ABTS 시액 180 μL를 각 혈에 가하고 실온에서 5 분간 

방치한 뒤 734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험은 3회 반복하

였으며, 인산칼륨 완충액의 흡광도치를 영점으로 하고 라디칼 

소거능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2) DPPH 시험
시험법은 발색 변화를 이용한 항산화 효능 시험30)을 변형

하여 시험하였다. 에탄올에 DPPH를 200 μM 농도로 녹인 

것을 DPPH 시액으로 사용하였다. 양성대조군은 Trolox를 에

탄올에 최종농도 62.5 μM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농도별로 준비한 추출물 또는 양성대조액을 20 μL 가한 

뒤, DPPH 시액 180 μL를 각 혈에 가하고 실온에서 30 분

간 방치한 뒤 515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험은 3회 반

복하였으며, 에탄올의 흡광도치를 영점으로 하고 라디칼 소거

능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3) FRAP 시험
시험법은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FRAP) 시

험31)을 변형하여 시험하였다. 아세트산에 아세트산나트륨 삼

수화물(C2H3NaO2·3H2O)을 300 mM 농도로 녹인 액(pH 

3.6) 25 mL, 40 mM 염산에 

2,4,6-tris(2-pyridyl)-s-triazine을 10 mM 농도로 녹인 

액 2.5 mL, 증류수에 염화제이철 육수화물(FeCl3·6H2O)을 

20 mM 농도로 녹인 액 2.5 mL를 매 시험 직전에 혼합한 

것을 FRAP 시액으로 사용하였다. 양성대조군은 Trolox를 에

탄올에 최종농도 62.5 μM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농도별로 준비한 추출물, 기준액 및 대조액 20 μL를 각각 

가한 뒤, FRAP 시액 180 μL를 각 혈에 가하고 실온에서 

30 분간 방치한 뒤 595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험은 3

회 반복하였으며, 에탄올의 흡광도치를 영점으로 하고 환원능

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6. 통계처리 방법

결과값의 표기는 ‘평균(mean)±표준편차(SD)’로 표시하

였다. 실험군의 유의성 검증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대조군에 대해 P < 

0.05 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4종 창포류의 HPLC 패턴 비교 결과

石菖蒲의 주요 성분인 β-asarone과 α-asarone을 동시

에 분석할 수 있는 HPLC 분석 조건을 설정하여 창포류 4종 

8점의 70% 에탄올 추출물 HPLC 분석 결과 석창포의 구성성

분으로 알려진 β-asarone과 α-asarone 표준용액의 머무

름시간(retention time, RT)은 각각 14.2 분과 15.6 분에서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Fig. 1. Chromatograms of α-asarone and β-asarone standard. 
Retention time of α-asarone is 15.6 min. and β-asarone is 14.2 
min.

시료 AA를 제외한 AG, AT, AC 모든 시료에서 머무름시

간 약 14.2 분에서 표준용액 β-asarone과 머무름시간이 일

치하는 peak가 검출되었으며(Fig. 2), 시료 중 β-asarone

은 AG와 AT에서는 0.185~0.240%, AC에서는 0.025%의 함

량을 나타내었으나, AA에서는 불검출되었다. 한편 α

-asarone은 AG1과 AG2에서 각각 0.003%와 0.004%, AC1

에서 0.001%로 미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료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Table 2).

Fig. 2. Chromatograms of 70% ethanol extracts of changpo. P1: 
Peak of β-asarone, retention time 14.2 min. P2: Unknown 
compound, retention time 14.9 min. P3: Peak of α-asarone, 
retention time 15.6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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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β-asarone and α-asarone in 70% ethanol 
extracts from Changpo(mg/1.5g)

No.
β-asarone α-asarone

Content(mg) Percentage Content(mg) Percentage
AG1 3.387 0.226 0.049 0.003
AG2 3.601 0.240 0.054 0.004
AG3 2.967 0.198 ND -
AT1 3.096 0.206 ND -
AT2 2.769 0.185 ND -
AC1 0.378 0.025 0.007 0.001
AA1 ND

*
- ND -

AA2 ND - ND -

AG1~3: Acori Graminei Rhizoma
AT1~2: Acori Tatarinowii Rhizoma
AC1: Acori Calami Rhizoma
AA1~2: Anemonis Altaicae Rhizoma
* ND: Not detected

시료 AG와 AT의 HPLC 패턴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시료 AT에서는 머무름시간 약 14.9분에 AG에서는 검출
되지 않은 peak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peak는 β
-asarone이나 α-asarone과 머무름시간이 일치하지 않았고 
AT 시료에서만 검출되었으므로, 석창포와 중국석창포의 이화
학적 감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료 AC는 머무
름시간 14.2분의 β-asarone peak가 검출되었으나 AG 및 
AT 시료와는 다른 HPLC 패턴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시료 
AA에서는 β-asarone, α-asarone 및 다른 어떤 peak도 
검출되지 않았다(Fig. 2).

2. 항산화 효능 비교 결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통해 항산화 효능을 측정한 결과, 
최종농도 12.5 μg/mL 이상에서 모든 시료가 농도의존적인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최종농도 125 μg/mL일 때 
AG는 92.47±0.14%, AC는 82.12±1.75%, AT는 
70.91±2.46%, AA는 46.76±7.26%의 효능을 보였으며, 
AG는 AC, AT 및 AA 모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효능을 보
였고(P < 0.005), AC는 AT와 AA에 비해, AT는 AA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높은 효능을 나타냈다(P < 0.005, Table 3 
및 Fig. 3). 양성대조군인 Trolox(최종 농도 62.5 μM)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96.04±0.06%였다.

Table 3. Antioxidant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Sample
Concentration

(μg/mL)
ABTS Activity

(%)
DPPH Activity

(%)
FRAP Activity

(%)

AG

500 99.59±0.01* 74.68±5.32* 86.79±1.78*

250 99.85±0.04* 60.75±3.13* 80.32±2.11*

125 92.47±0.14* 41.79±3.44* 69.40±3.40*

50 51.41±0.71* 24.50±3.27* 49.46±3.21*

25 30.71±1.63* 17.65±3.06* 32.68±3.49*

12.5 17.07±0.96* 14.25±2.64* 16.51±2.97*

AT

500 99.56±0.10* 57.20±3.13* 75.30±0.32*

250 96.71±0.99* 38.82±1.24* 63.10±0.44*

125 70.91±2.46* 25.83±0.82* 48.50±0.22*

50 38.40±1.02* 15.25±0.04* 26.11±0.90*

25 22.17±0.94* 11.69±0.08* 13.52±0.92*

12.5 11.62±1.05* 10.12±0.02* 3.21±0.58*

AC

500 98.87±0.29* 63.29±0.30* 78.09±0.46*

250 99.78±0.06* 47.86±1.25* 68.49±0.55*

125 82.12±1.75* 34.34±2.15* 54.07±0.36*

50 37.62±1.64* 23.55±2.03* 32.28±1.38*

25 18.39±1.03* 18.99±1.43* 17.24±1.57*

12.5 8.81±1.10* 17.10±1.49* 5.63±1.93*

AA

500 98.16±2.14* 46.36±17.48* 59.36±9.23*

250 77.51±10.63* 31.78±10.81* 43.36±9.58*

125 46.76±7.26* 23.09±6.45* 26.48±8.78*

50 19.41±3.76* 16.37±3.39* 9.61±5.59*

25 8.98±1.73* 13.92±2.29* NA†

12.5 3.70±0.95* 12.62±1.78* NA†

Trolox 62.5 μM 96.04±0.06* 93.03±0.05* 94.80±0.05*

AG: Acori Graminei Rhizoma(n=3)
AT: Acori Tatarinowii Rhizoma(n=2)
AC: Acori Calami Rhizoma(n=1)
AA: Anemonis Altaicae Rhizoma(n=2)
*, P < 0.05;  † NA: No activity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final concentration is 125 
μg/mL). AG is Acori Graminei Rhizoma, AC is Acori Calami 
Rhizoma, AT is Acori Tatarinowii Rhizoma, AA is Anemonis 
Altaicae Rhizoma. *, P < 0.05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해 항산화 효능을 측정한 결과, 

최종농도 25 μg/mL 이상에서 모든 시료가 농도의존적인 항

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최종농도 500 μg/mL일 때 AG

는 74.68±5.32%, AC는 63.29±0.30%, AT는 

57.20±3.13%, AA는 46.36±17.48%의 효능을 보였으며, 

AG는 AC, AT 및 AA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효능을 보였고

(P < 0.05), AC는 AT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효능을 보였다

(P < 0.05). AC와 AA, AT와 AA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3 및 Fig 4). 양성대조군인 Trolox(최종 농도 

62.5 μM)의 라디칼 소거능은 93.03±0.05%였다.

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final concentration is 
125 μg/mL). AG is Acori Graminei Rhizoma, AC is Acori Calami 
Rhizoma, AT is Acori Tatarinowii Rhizoma, AA is Anemonis 
Altaicae Rhizoma. *, P < 0.05

FRAP 시험을 통해 환원능을 측정한 결과, 최종농도 50 

μg/mL 이상에서 모든 시료가 농도의존적인 환원능을 나타

냈다. 특히 최종농도 125 μg/mL일 때 AG는 

69.40±3.40%, AC는 54.07±0.36%, AT는 48.50±0.22%, 

AA는 26.48±8.78%의 효능을 보였으며, AG는 AC, AT 및 

AA 모두에 비해, AC는 AT와 AA에 비해, AT는 AA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보였다(P < 0.05, Table 4 및 Fig. 

5). 양성대조군인 Trolox(최종 농도 62.5 μM)의 환원능은 

평균 94.80±0.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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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AP activities(final concentration is 125 μg/mL). AG is 
Acori Graminei Rhizoma, AC is Acori Calami Rhizoma, AT is Acori 
Tatarinowii Rhizoma, AA is Anemonis Altaicae Rhizoma. *, P < 
0.05

고  찰

石菖蒲는 開竅藥에 속한 본초로서 氣味는 溫(또는 微溫32)), 

辛苦(또는 辛32)), 無毒하고, 心·胃·肝·脾33)로 歸經하며, 化

痰開竅, 化濕行氣, 祛風利痺, 消腫止痛, 化濕開胃, 開竅豁痰, 

醒神益智하는 효능이 있어 熱病神昏, 神昏癲癎, 痰厥, 健忘, 

耳鳴·耳聾, 心痛·脘腹脹痛, 脘痞不飢, 噤口下痢, 風濕痺痛, 

跌打損傷, 癰疽疥癬 등을 치료하는 데 활용된다1,2).

시중에 유통되는 石菖蒲는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서 

정하고 있는 석창포(Acorus gramineus)4), 《中華人民共和國

藥典》에서 정하고 있는 중국석창포(Acorus tatarinowii)8) 

및 유사품인 창포(Acorus calamus)와 알타이아네모네

(Anemone altaica) 등 4 종류가 있어 혼란을 유발한다12,13).  

   이러한 혼란은 고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찍이 李

時珍은 《本草綱目》에서 菖蒲에는 생육환경과 형태에 따라 

泥菖蒲, 水菖蒲, 石菖蒲 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石菖蒲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는 약용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

한 바 있다34). 특히, ‘一寸九節者’의 약효가 가장 뛰어나다

는 기록34)에 따라 예로부터 마디가 조밀한 石菖蒲를 고급품으

로 인식하였으나, 근현대에 이르러 알타이아네모네(Anemone 

altaica)가 ‘九節菖蒲’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마

치 石菖蒲의 고급품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이는 기원이 전

혀 다르므로 명백한 오용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시장에서 여

전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13,14,15,16)에서 이들 창포류를 서로 감별해내는 

작업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들 종별의 효능 차이는 비교 연

구된 바가 없다. 본 실험에서는 국내외 유통 창포류 4 종 8 

점을 수집하여 종별 성분의 HPLC 패턴 차이와 in vitro 항

산화 효능을 비교하였다.

성분 패턴 비교를 위해 HPLC를 이용한 β-asarone과 α

-asarone의 정량 및 크로마토그램 패턴 비교를 통해 감별점

을 모색하였다. β-asarone과 α-asarone은 창포속

(Acorus) 식물의 정유 중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성분을 표준품으로 설정하였다.

β-asarone의 경우 공정서 수재품인 AG와 AT는 평균 

0.211%, 동속근연종인 AC는 0.025% 함유된 데 반해, 분류

학적으로 거리가 먼 AA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α

-asarone은 비정품인 AA뿐 아니라 정품인 AG3, AT1 및 

AT2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함량이 확인된 AC1, AG1 및 

AG2에서도 0.001~0.004%로 매우 낮은 함량을 보였다

(Table 2).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에

서는 石菖蒲의 β-asarone 함량이 0.705~1.530%, α

-asarone 함량이 0.035~0.258%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18), 

HPLC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β-asarone 함량이 

0.185~0.240%(AG 및 AT), α-asarone 함량이 

0.003~0.004%(AG1 및 AG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석장

비에 따라 나타나는 함량의 차이는 향후 분석방법 밸리데이션

을 통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인 HPLC 패턴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는

데, 石菖蒲에 비해 분류학적으로 거리가 있는 九節菖蒲(AA)

는 β-asarone과 α-asarone이 검출되지 않아 창포속

(Acorus) 시료(AG, AT 및 AC)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水菖蒲(AC) 또한 β-asarone의 peak가 나머지 창포속 시료

(AG 및 AT)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石菖蒲 중에서 석창포(AG)와 중국석창포(AT)는 머무름시간 

약 14.9 분경에 나타나는 peak의 유무를 통해 확연히 구별되

었다. 즉, AT에서는 머무름시간 14.9 분의 peak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AG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2). 

이 미지물질의 peak는 표준품으로 사용한 β-asarone과 α

-asarone의 머무름시간이 각각 약 14.2분과 15.6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두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성분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성분 동정을 통해 석창포와 중국석창포의 감별 

마커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石菖蒲는 특히 遠志, 茯神 등과 함께 中風이나 痴呆에 의

한 健忘에 주로 활용되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石菖蒲 

물 추출물은 D-galactose로 급성 노쇠를 유발한 생쥐 모델

에서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학습 기억력을 높이며 

뇌 위축을 억제하고22), 정유와 수용성 성분 또한 자유라디칼

을 제거하고 과산화물의 형성을 억제하여 일산화질소(NO)의 

신경독성을 줄이고 뇌세포 보호작용을 한다23). 또한 水菖蒲35) 

및 창포류의 주된 정유 성분인 β-asarone27)과 α

-asarone28)도 항산화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즉, 창포류의 

뇌신경 보호능은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포류 종별 효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항산화 

효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효능 평가 방법으로는, 항산화 효능 

스크리닝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ABTS, DPPH 및 FRAP 시

험을 통해 in vitro에서 창포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하였다.

ABTS 시험 결과, 최종 농도 500 μg/mL에서 모든 시료

가 96% 이상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12.5 ~ 250 μ

g/mL에서도 모든 시료가 농도의존적인 항산화 활성을 나타

냈으며, 특히 九節菖蒲(AA)를 제외한 모든 시료는 250 μ

g/mL에서도 96% 이상의 활성을 보였다. 각 시료의 활성 차

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125 μg/mL에서 종별로 분석한 결과, 

석창포가 92.49±1.16%의 소거능으로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水菖蒲가 82.12±1.75%, 중국석창포가 70.91 

±2.22%, 九節菖蒲가 46.76±5.80%로 그 뒤를 이었다. 석

창포는 水菖蒲, 중국석창포 및 九節菖蒲 모두에 대해 유의하

게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水菖蒲는 중국석창포와 九節菖蒲

에 대해, 중국석창포는 九節菖蒲에 대해 각각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보였다(Table 3, Fig. 3).

DPPH 시험 결과, 최종 농도 25 μg/mL 이상에서 농도의

존적인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각 시료의 활성 차이가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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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 500 μg/mL에서 종별로 분석한 결과, 석창포가 

74.68±5.67%의 소거능으로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水菖蒲가 63.29±0.30%, 중국석창포가 57.2±2.73%, 九節菖

蒲가 48.83±13.55%로 그 뒤를 이었다. 석창포는 水菖蒲, 중

국석창포 및 九節菖蒲 모두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나

타냈으며, 水菖蒲는 중국석창포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보였다. 九節菖蒲의 동종 시료간 편차가 커서 水菖蒲나 중국석

창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Table 3, Fig. 4).

FRAP 시험 결과, 최종 농도 50 μg/mL 이상에서 농도의

존적인 환원능을 보였다. 각 시료의 활성 차이가 확연하게 나

타난 125 μg/mL에서 종별로 분석한 결과, 석창포가 

69.4±2.99%의 환원능으로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水菖蒲가 54.07±0.36%, 중국석창포가 48.5±0.83%, 九節

菖蒲가 26.48±6.85%로 그 뒤를 이었다. 석창포는 水菖蒲, 

중국석창포 및 九節菖蒲 모두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水菖蒲는 중국석창포와 九節菖蒲에 대해, 중국석

창포는 九節菖蒲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활성을 보였다(Table 

4, Fig. 5).

결  론

기원상의 혼란이 있는 石菖蒲의 사용 기준 마련을 위해 국

내·외 4 종의 창포류 8 점을 수집하여 형태학적 감별을 거

친 뒤, HPLC 패턴 및 항산화 효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석창포와 중국석창포 추출물의 HPLC 패턴을 비교한 결과, 

중국석창포에서는 머무름시간 약 14.9 분경에 peak가 나타났

으며, 석창포에서는 이 peak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성분 동정을 통해 석창포와 중국석창포의 감별 marker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창포류 70% 에탄올 추출물의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비교

한 결과, ABTS, DPPH, FRAP 시험 모두에서 석창포, 水菖

蒲, 중국석창포, 九節菖蒲 순으로 일관된 활성을 보였다. 특

히 모든 시험에서 석창포가 중국석창포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활성을 보여, 항산화 효능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중국석창

포보다 석창포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비정품인 九節菖蒲의 경우 낮은 활성을 나타내므로 오용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水菖蒲의 경우 약용가치를 재조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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