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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bacillus plantarum AF1이 생성한 조항진균 물질의 마우스에 대한 급성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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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acute toxicity from a single dose of crude anti-fungal compounds produced by Lactobacillus
plantarum AF1, a lactic acid bacterium isolated from kimchi, on ICR male and female mice in vivo. The test
article was orally administered once to both sexes of mice. The mortality rate, clinical findings, autopsy findings,
and body weight changes were monitored daily for 14 days. In the oral acute toxicity test, male and female
mice were gavaged with four doses (5, 50, 300 or 2,000 mg/kg) of the crude anti-fungal compounds. The oral
LD50 of the crude anti-fungal compounds was higher than 2,000 mg/kg. No significant changes in general con-
ditions, body weights, clinical signs, or appearance of gross lesions were observed. In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a low toxicity and no-adverse-effects from crude anti-fungal compounds produced by Lactobacillus
plantarum AF1 up to 2,000 mg/kg via the oral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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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과 농산물의 곰팡이 오염으로 인하여 생성한 독소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로 인해 식

품의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되

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최소한의 가공과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은 유통기간이 연장된 식품을 요구하

고 있다. 미생물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항진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도한 항생제의 오·남용에 의하여 항생제나 화학

보존제의 내성을 가지는 미생물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심각

한 문제가 보고되어(2-4), 새로운 식품 보존방법에 대한 개

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 보존방법으로 천연 식품보존제에 대한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항진균 활성을 가진 물질의 분리와

항진균 물질을 생산하는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5-10).

김치 및 각종 채소류, 장류 등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 및

발효유제품에 함유된 유산균은 풍미증가, 식품보존 작용, 장

내 유해균 억제 작용, 정장작용 및 면역 증강 효과 등 다양한

생리기능성이 있으며(11,12), 이 중 유산균의 식품보존 작용

은 유산균이 생산하는 유기산에 의한 pH 저하, H2O2, CO2,

diacetyl, bacteriocin 등 항균활성 물질의 생산으로 유해 미

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생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식품의

저장성과 안전성에 기여한다(13-15). 특히 우리나라 전통발

효식품인 김치는 숙성과정에서 증식하는 김치 유산균에 의

해 생성되는 다양한 대사산물들은 기능성 음료, 식품 및 유

산균제제로 인체의 영양 강화 또는 생리활성기능 촉진 및

건강기능성 식품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16,17), 또한 유

산균이 지니고 있는 항세균 및 항진균 활성 때문에 천연 식

품보존제로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6,8,9).

김치 유산균 중 Lactobacillus 속은 유산, 초산 등의 유기

산과 nisin과 같은 단백질성 항균물질인 bacteriocin을 생성

함으로써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19). Bacteriocin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천연의 무독성 방

부제로 주목받고 있는 항균성 단백질이며, 인체에 섭취되면

소화기관의 단백질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인

체에 무독하고 잔류성이 없다는 점에서 식품 등의 천연 방부

제로서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20). 또한 bacteriocin은

항균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부패균, 식중독균, 전염병균이

나 포자 형성균 등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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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류한 대표적인 유

산균인 Lactobacillus plantarum(Lb. plantarum)은 항세균

또는 항진균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Lee 등

(22)이 김치에서 분리한 Lb. plantarum LHC52는 Escher-

ichia(E.) coli,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Enter-

itidis에 대해 항균효과를 나타냈고, 특히 E. coli에 대해 높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Lb. plantarum AF1은 식품 오염 곰팡

이 및 병원성 곰팡이에 강한 생육 저해활성을 나타낼 뿐 아

니라 효모 및 세균을 포함한 넓은 항균 활성 범위를 갖는다

고 보고되었다(6). 또한 Lb. plantarum AF1은 급성 또는 반

복독성시험 결과 시료 물질 투여로 인한 어떠한 임상증상도

관찰되지 않아 저독성 물질로 천연 식품보존제 및 사료보존

제로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하였다(23,24).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산균에 관한 독성연구는 유산균 자체에 관한 연

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들 유산균들이 생산하는 물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유산균이 생산하는 물질 중 항

균물질을 식품첨가제 혹은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로의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성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치 유산균인 Lb. plantarum AF1

생산하는 조항진균 물질을 식품보존제 혹은 사료첨가제로

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단회투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급성독성을 평가

하였다.

재료 및 방법

Lb. plantarum AF1의 배양 및 배양 상징액의 준비

시험 유산균주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지에서 수집

한 잘 익은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것으로 조선대학교 식품영

양학과 식품미생물실험실에서 항진균 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유산균주인 Lb. plantarum AF1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25). 분리 유산균을 5 mL MRS(Difco Labor-

atories, Detroit, MI, USA)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0
o
C in-

cubator(Vision Co., Seoul, Korea)에서 24시간 정치 배양하

였다. 100 mL MRS 액체 배지에 1% 전배양액을 접종하고,

다시 30
o
C에서 24시간 동안 본 배양을 하였다. 본 배양액을

4oC에서 원심분리(9,500×g, 15 min) 하여 얻은 상징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제균하여 배양 상징액을 준비하

였다.

조항진균 물질의 정제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은 Yang과

Chang이 제조한 것(6)을 사용하였는데, 조항진균 물질 분리

를 위하여 solid phase extraction(SPE) 정제과정을 통해 실

시하였다. Methanol과 10 mM sodium acetate 완충액을 흘

려 equilibration 상태인 SPE column(Isolute, C18 EC, 10 g,

International Sorbent Technology Ltd., Hengoed, UK)에

제균된 상징액 2.5 L를 통과시킨 후, 5% aqueous acetoni-

trile(HPLC-grade, Fisher Scientific, Fair Lawn, NJ, USA)

로 칼럼을 세척하고 95% aqueous acetonitrile로 3 mL씩 수

집하였다. 용출된 시료는 Speed vac concentrator(Centra-

Vac VS-802, Vision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험동물 및 사육환경

시험동물은 (주)오리엔트바이오(Iksan, Korea)에서 분양

받은 특정병원체부재(SPF) 5주령의 암수 ICR계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1주일간의 순회사육 기간 동안에 임상관찰 등

을 시행하여 건강한 정상적인 동물만 시험에 사용하였으며,

체중 범위에 따른 무작위법에 의하여 군 분리를 실시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험동물은 온도 23±1oC, 습도 55± 
5%, 배기 횟수는 시간당 10～18회이며, 형광등 명암 12시간

cycle(09:00～21:00), 조도 300～500 Lux의 사육환경에서 폴

리카보네이트 사육 상자(220 W×270 L×130 H mm) 케이

지에 넣어 사육하였다. 실험동물 꼬리에 개별 인식 표시를

한 다음 투여 용량별로 10마리씩 암수 각각 따로 넣어 사육

하였다.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사료(Jelifeed Co., Daejeon,

Korea)를 자유급여 하였으며, 물은 상수도수를 자유섭취 시

켰다. 동물실험은 조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시험군의 구성 및 투여용량의 설정

본 연구는 시험물질 투여 전 4시간을 절식시킨 후, 체중을

측정한 다음 예비시험결과를 토대로 독성징후가 관찰되지

않아 식품의약품 안정청의 독성시험기준(26,27), OECD

guideline(28) 및 Cho 등(29)에 따라 2,000 mg/kg을 최고 용

량으로 정하고, 정제증류수로 희석하여 5, 50, 300, 2,000

mg/kg의 시험물질을 제조하였다. 투여방법은 금속제 경구

용 투여기(magen sonde)를 이용하여 위 내에 직접 주입하였

다. 투여액량은 1일 1회 당일 체중을 기준으로 체중 kg당

10 mL를 투여하였으며, 대조군은 생리식염수만 투여하였

다. 시험동물은 시험물질 투여 후 2시간 동안은 사료섭취를

제한하였으나 물은 시험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체중변화

모든 동물에 대하여 시료물질 투여 직전과 투여 후 1일,

3일, 7일 및 14일째에 각각 체중을 측정하였다.

일반 임상증상 관찰

OECD guideline(28)에 따라 경구 투여 후 30분 이내에

1회 이상 관찰하고, 24시간 이내에 주기적으로 관찰(특히 6

시간 이내는 세심하게 관찰)하였고, 다음날부터는 모든 실험

동물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씩 일반상태와 변화, 중독증상

의 발현 등 임상증상 및 사망동물의 유무를 총 14일 동안

관찰하였다. 관찰은 피부, 털, 눈, 점막, 호흡계, 순환계, 중추

신경계, 행동유형, 전진, 설사, 유연증, 혼수상태 등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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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rtality of male and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crude antifungal compounds produced by Lactobacillus
plantarum AF1

Sex
Dose
(mg/kg)

Hours after treatment Days after treatment Final
mortality1 2 3 4 5 6 0 1 3 7 14

Male

0
5
50
300
2,000

0/10
1)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Female

0
5
50
300
2,00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1)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dead animals/ total animals.

기록하였다.

부검

14일간 시험물질 투여 후 희생하기 전날 12시간 절식시킨

후 CO2로 마취시키고, 방혈시킨 후에 주요 내부 장기의 병변

을 육안적으로 관찰하였다. 이후 간, 심장, 신장, 폐, 비장,

정소, 난소, 뇌를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수분

을 제거하고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SPSS 12.0 P/C packag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

go, IL, USA)를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

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

으며 사후검정은 Tukey-test에 의하여 실행하였다. 본 연구

에 이용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에서 이루어졌

다. 본 시험에서는 사망동물이 관찰되지 않아 반수치사량

(LD50)의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결과 및 고찰

치사율 및 LD50치

김치유산균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분 정제물을 5, 50, 300 및 2,000 mg/kg 1회 경구투여 후

암수 ICR 마우스에게 14일 간 사망동물의 사망개체수를 관

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시험기간 동안 암수 마우스

모두 대조군 및 시험물질 투여군 들에서 사망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경구급성 독성시험은 사망 예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용량을 2,000 mg/kg까지 투여 용량

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28)하기 때문에 시료의 용해도 및

예비실험결과를 토대로 최고 용량 2,000 mg/kg까지 투여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분 정제물의 경구급성 독성시험 LD50값은

적어도 2,000 mg/kg 이상으로 사료된다. OECD guideline

(28)은 2,000 mg/kg에서 사망 개체가 없는 경우 무독성으로

간주하므로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

분 정제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Donohue 등(30)도

유산균의 급성독성연구에서 마우스의 최소치사량이 6,000

mg/kg 이상이라고 보고하면서 매우 안전한 물질이라고 하

였다.

단회투여에 의한 체중변화

암수 마우스에게 시료물질 1회 용량별로 경구투여 후 체

중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시험물질 투여군

과 대조군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투

여 전, 투여 후 1, 3, 7, 14일 모두 시험물질 투여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적인 체중변화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시험물질 투여군 간의 체중변화는 경구투여한 모든 군에서

용량의존성을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증상

Table 3에서와 같이 5, 50, 300 및 2,000 mg/kg 용량의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 부분 정제물을

경구투여 후 관찰한 결과 털 빠짐 현상, 설사, 다뇨, 연변,

활동 저하현상, 진전 및 부종 등 시험물질에 의한 어떠한

임상증상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OECD

TG420(31)의 경우 독성실험의 종말점을 실험동물의 사망에

한정하지 않고, 투여 후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실험동물의

명확한 독성반응, 즉 호흡곤란, 보행불능, 지속적인 식욕결

핍, 설사, 체중 감소 등이 보이면 실험동물을 사망으로 간주

하고 처리하는 것이 달라진 점으로 인도적인 종말점(32-34)

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

및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특이할 만 한 임상증상은 보이

지 않았다.

부검소견 및 장기무게

실험동물을 부검 후 주요 장기의 육안적 소견을 관찰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암수 마우스 대조군과 시험물질 투여군

모두에서 심장, 폐, 간, 신장, 부신, 비장, 위, 대장 등의 주요

내부 장기에 대한 외관상의 이상이나 시험물질의 투여로 인

한 용량 의존적인 특이할 만한 부검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장기무게 측정 결과 Table 5와 같이 뇌, 폐, 고환, 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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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s in male and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crude antifungal compounds produced by Lactobacillus
plantarum AF1

Sex
Dose
(mg/kg)

Body weights (g)

Days after treatment

0 1 3 7 14

Male

0
5
50
300
2,000

28.81±2.731)NS2)
29.22±1.12
28.95±0.81
29.31±2.25
29.35±0.65

29.52±0.52NS
30.21±0.76
29.22±0.89
29.41±1.13
29.40±0.33

30.13±0.56NS
31.07±0.68
30.87±1.14
30.05±1.42
30.07±1.02

32.23±1.07NS
33.57±0.87
32.41±0.62
32.33±1.40
32.89±0.32

35.23±1.52NS
36.17±1.90
35.98±2.08
36.25±1.54.
36.07±3.02

Female

0
5
50
300
2,000

22.42±0.62NS
23.25±0.51
23.42±0.37
23.64±0.41
22.91±0.35

23.56±0.92NS
24.11±0.14
24.07±0.37
23.88±0.58
23.10±0.28

24.15±0.91NS
24.76±0.47
24.66±0.35
24.86±0.44
24.23±0.23

26.42±0.91NS
26.58±0.76
27.33±0.41
26.14±0.52
26.86±0.39

28.34±1.03NS
28.82±0.43
29.74±2.51
28.87±1.73
28.88±2.51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10).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Table 3. Clinical signs in male and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crude antifungal compounds produced by Lactobacillus
plantarum AF1

Sex
Dose
(mg/kg)

Signs

Loss of fur Diarrhea Polyuria Soft stool
Decreased motor

activity
Tremor Edema

Male

0
5
50
300
2,000

0/101)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Female

0
5
50
300
2,00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1)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animals with the sign/ number of animals examined.

Table 4. Gross findings in male and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crude antifungal compounds produced by Lacto-
bacillus plantarum AF1

Sex
Dose
(mg/kg)

Observation Frequency

Male

0
5
50
300
2,000

N.G.F1)

N.G.F
N.G.F
N.G.F
N.G.F

0/102)

0/10
0/10
0/10
0/10

Female

0
5
50
300
2,000

N.G.F
N.G.F
N.G.F
N.G.F
N.G.F

0/10
0/10
0/10
0/10
0/10

1)
N.G.F.: no gross finding.
2)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animals with the sign/
number of animals examined.

좌우 신장, 심장, 간, 비장의 무게는 암수 마우스 모두 시료물

질 투여에 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투여 용량 의존

적인 이상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최근 Lactobacillus 속 균주가 생산하는 bacteriocin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산균이 생산하는 항균

물질 중 bacteriocin은 천연 단백질 물질로 유전적 조작을

통해 생산이 조절될 수 있고, 다양한 식품 내 존재하는 병원

성 및 부패성 균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 bacteriocin을

이용한 천연 식품보존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생물이 probiotics로서 이용되기 위해서

는 안정성, 기능성 및 기술적인 요소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

는데 최근에는 probiotics에 대한 규제 및 검증이 강화되는

실정이다(8,26). 식품공전 [제 1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유산균 함유제품에 사용되는 유산균 등

은 식용 가능하고 식품위생상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35). 유산균은 실제 식품에 적용 시에는 안전

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유산균이 식품 적용 여부 가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유럽에서도 새

로운 식품으로서 probiotics 유산균, prebiotics, 유전자 조작

세균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정성 측면에서 급성 독성

(toxicity)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요구하고 있다(36). 현재 식

품첨가물로써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US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GRAS(generally recog-

nized as safe) 균주로는 Lactobacillus, Lactococcus, Leu-

conostoc 및 Pediococcus와 같은 유산균이다(37).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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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rgan weights of male and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crude antifungal compounds produced by Lactobacillus
plantarum AF1

Sex Organs
Dose (mg/kg)

0 5 50 300 2,000

Male

Liver
Kidney (L)
Kidney (R)
Spleen
Heart
Lung
Brain
Testes

1.92±0.231)NS2)
0.34±0.03NS
0.33±0.08NS
0.11±0.03NS
0.20±0.07NS
0.24±0.05NS
0.41±0.04NS
0.23±0.04NS

1.60±0.18
0.36±0.01
0.35±0.02
0.15±0.03
0.19±0.01
0.23±0.06
0.46±0.03
0.23±0.01

1.64±0.12
0.36±0.04
0.35±0.03
0.11±0.01
0.22±0.03
0.22±0.03
0.45±0.02
0.20±0.06

1.76±0.13
0.38±0.02
0.38±0.05
0.12±0.01
0.19±0.02
0.23±0.07
0.43±0.02
0.22±0.06

1.89±0.11
0.34±0.02
0.32±0.01
0.11±0.02
0.19±0.03
0.24±0.04
0.44±0.05
0.24±0.07

Female

Liver
Kidney (L)
Kidney (R)
Spleen
Heart
Lung
Brain
Ovaries

1.31±0.12NS
0.24±0.26NS
0.23±0.21NS
0.14±0.09NS
0.17±0.08NS
0.21±0.34NS
0.39±0.34NS
0.03±0.34NS

1.24±0.01
0.20±0.02
0.19±0.03
0.11±0.01
0.16±0.04
0.18±0.01
0.36±0.01
0.03±0.01

1.35±0.03
0.22±0.02
0.21±0.04
0.13±0.02
0.16±0.01
0.21±0.03
0.40±0.03
0.04±0.03

1.21±0.02
0.21±0.01
0.21±0.02
0.14±0.02
0.16±0.01
0.21±0.02
0.42±0.02
0.04±0.02

1.32±0.03
0.21±0.02
0.20±0.01
0.11±0.04
0.15±0.01
0.19±0.03
0.41±0.03
0.04±0.03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10).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서 사용된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의

경우 식품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현재 상용되고 있는 식품보

존제와 항진균 활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이 식품보존제인 sodium benz-

onate, potassium sorbate 또는 pimaricin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한 항균효과가 있는 것(5)으로 나타났다. Lb. planta-

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은 낮은 pH, 온도, pepti-

dase, lysozyme, α-amylase, lipase와 같은 효소 등에도 비교

적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Lb. plantarum AF1은

마우스에서 단회 혹은 4주 반복 경구투여 독성연구 결과에

서도 독성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3,24), 본

연구에서도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진균 물질이

실험동물에 대하여 급성독성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되나 추후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포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요 약

본 연구는 김치로부터 항진균 활성을 보이는 유산균인

Lactobacillus(Lb.) plantarum AF1이 생산하는 조항진균 물

질의 부분 정제물이 천연 식품보존제 및 사료보존제로서 사

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단회 급

성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 급성독성시험을 위하여 경구로

1회 시험물질을 최고 용량(2,000 mg/kg)으로 하여 ICR계통

암수 마우스에게 용량별 각 군당 10 마리씩 투여한 후 14일

간의 일반증상, 사망률, 체중, 임상증상 및 육안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단회 경구투여한 후 모든 시험군에서 사망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시험동물은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생존

하여 평균치사량을 산출할 수 없었다. 경구투여한 후 마우스

의 체중변화에 있어서도 암수 모두 대조군과 시료물질 투여

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용량 의존

적인 차이도 볼 수 없었다. 경구투여한 후 시험 종료한 다음

생존동물 모두를 부검하여 주요 장기의 육안적 소견을 관찰

한 결과 대조군과 시료투여군 모두에서 외관상이나 내부 장

기에 어떠한 이상소견이나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험물질인 Lb. plantarum AF1이 생산한 조항

진균 물질을 경구투여 시 ICR계통 암수 마우스에서 독성학

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LD50은 경구투여 시 2,000

mg/kg 이상인 저독성의 안전한 물질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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