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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와 매화 잎 추출물의 리라디칼 억제 활성  항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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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ree radical-scavenging and antitumor activities of hot water, water, acetone, 
ethanol, ethyl acetate, chloroform, and hexane extracts of fruits and leaves from Prunus mume. The various extracts 
were evaluated for their total polyphenol, flavonoid, and tannin contents, scavenging activities by DPPH and ABTS 
analyses, reducing power, protective effects against oxidative stress in L-132 cells, and antitumor activities against 
A549, HeLa, and U87 cancer cells. Ethanol extracts of fruits and leaves showed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content 
(336.41 and 523 mg GAE/100 g, respectively). DPPH and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fruit.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leaves was 65.48% at 200 μg/mL. 
All extract fractions of leaves showed high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The reducing power activities increased 
according to increasing concentration of fruits and leaves. All extracts of leaves performed better than extracts of 
fruits in terms of protective effects against oxidative stress in L-132 cells.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ethanol 
extracts of fruits and leaves showed anticancer activities against A549, HeLa, and U87 cancer cells. However, ethanol 
extracts of fruits and leaves showed no toxicity in normal cells (BNLCL2). This study suggests that antioxidant activities 
of fruits and leaves from P. mume depend on polyphenol contents. Thus, fruits and leaves from P. mume can be 
useful as natural antioxidant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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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 예방, 노화 방지 등의 각종 생리

활성을 가진 기능성 제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활성산소는 노화나 질병을 일으키는 주원인 물

질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는 다르게 불안

정한 상태에 있는 산소를 말한다. 이것은 사람의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 DNA 변성 및 세포막과 모든 세포 구조

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식품소재의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질병 예방 및 세포보호에 효과

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

매화나무(Prunus mume)는 장미목 장미과 벚나무속에 

속하고 매실나무라고도 불리어진다. 원산지는 중국으로 알

려져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일부 

따뜻한 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3). 매실은 수

확 시기나 가공법에 따라 청매(靑梅), 금매(金梅), 백매(白

梅), 오매(烏梅), 황매(黃梅)로 분류된다(4). 청매는 6월 중

순~7월 초순에 딴 매실로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하며 

황매는 7월 중순에 딴 매실로 색이 노랗고 향이 좋다. 금매는 

청매를 쪄서 말린 것이고, 오매는 미성숙한 청매의 껍질을 

벗겨 연기에 그을린 후 말려 검은색을 띠고 주름이 많다(4). 

매실에는 Fe, Zn, Mg, Cu, Ca 등 다양한 무기물이 함유되어 

있고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tartaric acid 

등 각종 유기산들이 함유되어 있으며(3), 향기성분에는 약 

50여종으로 주로 benzyl alcohol 등의 알코올류와 알데하

이드류, acid류, ester류, ketone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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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금매와 매실 잎의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하다.

매실의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매실이 가

지는 식품 및 약리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

지 보고된 매실에 대한 연구는 피로회복(6), 간 기능 회복 

및 위 소화촉진(7), 당뇨병 개선(8), 항암 작용(9), 항균 효과

(10), 혈압상승 예방(11), 순환질환 예방(11), N-nitroso-

dimethylamine(NDMA)의 생성억제(12) 등이 보고되었다. 

현재 금매는 시중에서 오매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청매를 쪄서 말린 매실이기 때문에 금매라고 하

였다. 금매에 대한 연구로는 혈당 강하(13), urease 활성 

억제(14) 등이 보고되었으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된 매실에 

비해 금매와 매실 잎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매(金梅), 매화 잎을 열수 추출물, 

냉수 추출물, 아세톤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 에틸아세테이

트 추출물, 클로르포름 추출물, 헥산 추출물로 조제하여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탄닌 함량 측정과 DPPH, ABTS 라

디칼 소거능, 환원력과 SOD 유사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폐 

정상세포인 L-132 세포내에서 H2O2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

스 유도 후 세포보호 효과를 측정하고 종양 억제능을 평가하

여 금매와 매화 잎의 항산화 능력 및 항암 작용 등 기능성식

품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는 매화나무의 열매를 쪄서 말린 금매를 전남 

순천에서 구입하였고 매화 잎은 전남 구례군에서 초록색 띠

는 것을 채취하여 동결건조(Ilshin Co., Yangju, Korea) 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서의 사용된 추출물은 금매와 매화 잎의 건조시

료를 각각 100 g씩 냉수, 아세톤,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산에 10배수(v/w)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24

시간 진탕하여 여과하였다. 열수 추출물은 수직 환류냉각기

가 부착된 추출 플라스크에 건조 시료 100 g과 증류수 10배

수(v/w)를 가하여 고압 가열한 후 여과하였다. 여과한 추출

물은 회전진공농축기(R-114, Buchi Co., Flawil, Switzer-

land)를 사용하여 농축시킨 후 감압 농축기로 남은 용매를 

건조시키고 냉동고(-70°C)에 시료를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총 탄닌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15)의 방법을 변형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gallic acid

를 사용하였으며 추출물 100 g당 mg gallic acid equiv-

alent(GAE, dry basis)로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Zhishen 등(16)의 방법을 응용하여 510 nm에

서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catechin hydrate(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물 100 

g당 mg (+)-catechin hydrate(CE, dry basis)로 나타냈

다. 총 탄닌 함량은 Duval 등(17)의 방법으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tannic acid(Sigma-Aldrich Co.)를 

표준물질로 하였다. 총 탄닌 함량은 mg tannic acid equiv-

alent(TAE)/100 g으로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정하는 라디칼 소거능

은 Blois(18)의 연구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일정 농

도로 희석된 시료에 0.2 mM DPPH solution(Sigma- 

Aldrich Co.)을 가하여 혼합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결

과 값은 추출물 첨가구와 무첨가구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어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rano 등(19), Re 등(20)의 방

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7 mM ABTS･+ 용액에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암소에서 약 24시간 반

응시킨 ABTS･+ solution을 시료와 혼합하여 암소에서 6분

간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값은 

추출물 첨가구와 대조군을 비교하여 라디칼의 소거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시료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와 1% potassium ferricyanide를 각각 혼합하여 50°C

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 trichloroacetic acid(w/v)

를 가하여 원심분리 한 후 상징액에 증류수, 0.1% ferric 

chloride 용액을 넣어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L-ascorbic acid(Sigma-Aldrich Co.)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세포배양

L-132(human lung epithelial cell), BNLCL2(liver nor-

mal cell), A549(lung cancer cell), HeLa(cervical cancer 

cell), U87(human neuroblast cell) 세포주를 한국세포주

은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으로부

터 분양받아 100 U/mL penicillin과 100 mg/mL strepto-

mycin(GIBCO, Grand Island, NY, USA), 10%의 fetal bo-

vine serum(HyClone, Logan, UT, USA)이 함유된 DMEM 

배지(Welgene, Daegu, Korea)를 사용하여 37°C, 5% CO2 

항온기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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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otal polyphenol, flavonoid, and tannin contents of various extract fraction of fruit and leave from Prunus 
mume

Sample Extract fraction Total phenolic 
(mg GAE1)/100 g)

Total flavonoid 
(mg CE2)/100 g)

Tannin
(mg TAE3)/100 g)

Extraction yield
(%)

Fruit

Hot water 
Water
Acetone
Ethanol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291.28±4.81b4)5)

266.89±26.67bc

324.67±5.51a

336.41±23.58a

236.22±20.12c

188.75±6.35d

118.77±1.47e

 87.76±2.63d

 96.16±2.14c

 93.09±0.93c

 87.69±1.15d

 99.41±1.56c

111.91±1.04a

102.98±1.76b

 78.05±1.72d

101.45±4.82c

 79.22±1.19d

111.88±2.56b

182.38±3.21a

 16.40±2.30e

119.35±2.74b

28.50
16.94
 5.54
28.48
 1.22
 1.20
 0.48

Leave

Hot water
Water
Acetone
Ethanol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420.38±25.28b

511.48±21.51a

511.48±21.51a

523.90±0.01a

429.85±29.12b

437.20±16.40b

304.60±4.60c

102.37±1.27d

 91.38±1.11e

148.62±4.62a

108.05±2.23c

145.80±4.55a

145.30±5.96a

127.36±0.64b

125.51±8.09d

124.88±6.22d

201.50±6.68b

218.49±4.41a

119.43±4.08d

177.78±8.72c

128.82±8.35d

11.00
 1.02
 4.07
 8.13
 2.50
 2.50
 2.22

1)Total phenolic content was expressed as mg/g gallic acid equivalent (GAE).
2)Total flavonoid content was expressed as mg/g catechin equivalent (CE).
3)Tannic acid content was expressed as mg/g tannic acid equivalent (TAE).
4)Each value i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n=3).
5)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세포보호 효과 측정

L-132 세포에 대한 H2O2에 의해 유도된 세포보호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L-132 세포

를 96 well plate에 5×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37°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시료를 첨가한 L-132 cell을 24시간 동안 배양 후, 

H2O2(Daejung chemicals & Metals Co., Gyeonggi, Ko-

rea)를 2 mM의 농도로 첨가하여 30분간 처리하였다. 이 

상태의 L-132 cell에 MTT solution(5 mg/mL, Sigma- 

Aldrich Co.)을 넣고 37°C에서 4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상

등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200 μL의 dimethyl sulfoxide 

(DMSO)를 첨가하여 microplate reader(Biochrom Ltd., 

Holliston, MA,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세포보호 효과는 시료의 흡광도를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항암활성(MTT assay)

종양세포와 정상세포 5×104 cells/well로 분주된 96 

well plate를 24시간 배양 후 시료를 처리하고 24시간을 

배양한다. 그 후 각 well에 MTT 용액(5 mg/mL)을 첨가하

고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DMSO에 용해시켜 ELISA reader를 이용

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된 흡광

도는 생존하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에 의해 

MTT가 formazan으로 전환된 양을 나타내며 생존하는 세

포수와 비례하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실험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법을 실행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Dun-

can의 다중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

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노이드 함량

금매와 매화 잎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탄

닌 함량은 Table 1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금매의 에탄

올추출물(336.41 mg GAE/100 g)과 아세톤추출물(324.67 

mg GAE/100 g)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두 추출물 

간에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매화 잎은 에탄올, 냉수, 아세

톤추출물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각각 523.90, 

511.48, 511.48 mg GAE/100 g의 함량을 보여주었으며 

헥산추출물(304.60 mg GAE/100 g)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다. 추출물 용매에 따른 함량 차이는 용매의 극성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21). 또한 매실의 열

수추출물은 20.157 mg GAE/100 g의 함량을 나타냈다(22). 

본 연구에서 금매의 열수추출물은 291.28 mg GAE/100 g

으로 매실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는 추출 용매가 같더

라도 가공방법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금매 중에서 클로르포름추출물

(111.91 mg CE/100 g)이 가장 높았으며 매화 잎의 아세톤

추출물(148.62 mg CE/100 g), 에틸아세테이트(145.80 mg 

CE/100 g), 클로르포름(145.30 mg CE/100 g)은 세 추출물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냉수추출물(91.38 mg CE/ 

100 g)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매의 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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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scavenging activities in fruit extracts (A) and leave
extracts (B) from Prunus mume compared to ascorbic aci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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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scavenging activities of fruit extracts (A) and leave
extracts (B) from Prunus mume compared to contro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SD
(n=3).

추출물(87.76 mg CE/100 g)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기존

에 보고된 매실의 열수추출물(30.247 mg CE/100 g)보다 

2.9배 높게 나타났다(22). 

탄닌 함량은 금매에서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의 함량이 

182.38 mg TAE/100 g으로 가장 높았고 매화 잎에서는 에

탄올추출물의 함량이 218.49 mg TAE/100 g으로 가장 높

았다. 아마란스 종자(23)의 열수추출물의 탄닌 함량은 51.1 

mg TAE/100 g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 금매(78.05 

mg TAE/100 g)와 매화 잎(125.51 mg TAE/100 g)의 열수

추출물이 각각 1.5배, 2.5배 더 높은 함량을 보였다.

추출수율은 금매의 에탄올추출물에서 28.48%로 가장 높

았고 폴리페놀 함량(336.41 mg GAE/100 g)도 가장 높았

다. 매화 잎은 열수추출물에서 11%의 추출수율을 보였으며 

폴리페놀 함량은 420.38 mg GAE/100 g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추출수율과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금매의 에탄올추

출물, 매화 잎의 열수추출물은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로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

DPPH 라디칼 소거능 결과는 Fig. 1과 같다. 금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열수, 냉수, 아세톤, 에탄올, 에틸아

세테이트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라

디칼 소거 억제 작용이 증가됨을 보였다. 금매의 라디칼 소

거능은 800 μg/mL 농도의 열수추출물에서 64%의 가장 높

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매화 잎은 농도가 증가하여도 활성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화 잎의 200 μg/mL 농도에서 

추출물 간의 활성은 에탄올추출물(65.48%)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농도 간 활성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엽록소 

및 지질 등의 비극성 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활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간섭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24,25).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의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금매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

성이 높아짐을 보였으며 800 μg/mL의 농도에서 추출물 간

의 활성은 헥산추출물에서 73.96%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였다. 매화 잎은 200 μg/mL 농도에서 추출물 간의 활성을 

비교한 결과 클로르포름(82.78%)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

으며 에탄올추출물은 77.30%의 활성을 나타냈다. 오매의 

에탄올추출물은 500 μg/assay(123.76 ppm)에서 ABTS 라

디칼 소거능이 84.19%의 활성을 보였고(26) 오미자, 모과

와 매실을 혼합한 매실 혼합물은 500 μg/mL 농도에서 

86.73%를 나타냈다(22). 본 실험에서의 매화 잎은 오매와 

매실 혼합물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높은 ABTS 소거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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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ducing power of fruit extracts (A) and leave extracts
(B) from Prunus mume compared to control. Values with differ-
ent letters above the ba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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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tective effects of fruit and leave extracts from Prunus
mume on cell viability against H2O2 induced oxidative damage
in L-132 cell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before the addition H2O2. Oxidative 
damage was induced with 2 mM H2O2 for 30 min. A: extracts
from fruit in Prunus mume, B: extracts from leave in Prunus 
mum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we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SD (n=3). 

보여주었다. 

항산화 활성은 폴리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27) 본 연구에서도 DPPH 라

디칼 소거능과 ABST 라디칼 소거능이 총 폴리페놀과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원력 측정

금매와 매화 잎의 환원력은 Fig. 3에 나타냈다. 100 μg/ 

mL에서의 ascorbic acid의 환원력은 0.399였다. 금매는 농

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환원력이 증가함을 보였으며 

800 μg/mL 농도에서 헥산추출물(0.681)과 클로르포름추

출물(0.656)이 가장 우수했고 다른 추출물들은 0.612~ 

0.623의 환원력을 나타냈다. 매화 잎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환원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800 μg/mL의 에틸아세테

이트(0.781)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1,000 μg/mL 

농도에서의 현미의 홍진주벼와 흑광벼의 에탄올추출물은 

각각 0.51, 0.25의 환원력을 보여(28) 본 연구의 금매와 매

화 잎의 환원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L-132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

L-132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는 Fig. 4에 

나타냈고 H2O2에 의해 L-132 세포 생존율은 15.71%로 감

소하였다. 금매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는 없는 것

으로 보였으나 매화 잎의 보호 효과는 200 μg/mL 농도의 

냉수추출물(64.05%)에서 가장 높은 보호 효과를 보였고 두 

번째로 클로르포름추출물(44.88%)에서도 높은 효과를 나

타냈으며 200 μg/mL 농도에서 두 추출물을 제외한 다른 

추출물들도 최소 14~34%의 세포보호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매화 잎은 폴리페놀의 함량이 모든 추출물에서 높

았던 것으로 보아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에서 보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L-132 세포의 산

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에서 500 μg/mL 농도의 아마란

스 종자의 메탄올추출물은 31.2%를 나타냈다(23). 이와 비

교했을 때 매화 잎의 냉수와 클로르포름추출물의 보호 효과

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항암활성

각 추출물을 100 μg/mL 농도에서 A549(lung cancer 

cell), HeLa(cervical cancer cell), U87(human neur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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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ell viability in fruit extracts (A) and leave extracts 
(B) from Prunus mum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SD (n=3).

cell)에 대한 항종양 억제활성과 정상세포에서(BNLCL2) 

시료 추출물의 독성을 평가하였다(Fig. 5). 

금매 추출물 중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산, 에탄

올 추출물이 높은 종양 억제능을 나타냈고 열수, 냉수 추출

물은 낮은 종양 억제능을 보였다. 금매의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은 A549, HeLa, U87에서 각각 78.40%, 78.42%, 

74.60%의 높은 종양 억제능을 보였으며 클로르포름 추출물

은 각각 77.55%, 82.28%, 73.39%의 억제능을 나타냈고 

헥산 추출물의 A549, HeLa, U87에서 77.86%, 82.82%, 

73.25%의 종양 억제능을 보였다. 에탄올추출물은 A549와 

HeLa에서 각각 63.81%, 59.40%의 억제능이 나타났다. 정

상세포(BNLCL2)에서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산 

추출물은 각각 62.18%, 52.18%, 28.18%의 낮은 세포 생존

율을 보여 정상세포에 대해 독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에탄올

추출물은 89.19%의 생존율을 보여 종양세포에서만 선택적

으로 종양 억제능을 보였고 정상세포에서는 독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매화 잎의 항암활성은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

름, 헥산,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억제능을 보였다.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산, 에탄올 추출물의 폐암세

포(A549) 억제능은 56.38~81.05%였고 자궁 경부암세포

(HeLa) 억제능은 56.37~79.47%로 나타났으며 뇌종양 세

포(U87)는 73.25~74.60%의 높은 억제능을 보였다. 금매

와 같이 매화 잎의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

산 추출물에서도 간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각각 12.52~ 

27.16%의 독성을 보였다. 그러나 에탄올추출물은 간 정상

세포(BNLCL2)에서 80.12%의 생존율을 보였다. 천연에서 

추출된 항암활성 물질들이 정상세포에서도 독성을 보이기 

때문에 항암 작용을 가져도 신약 개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매와 매화 잎의 에탄올추출물이 종양세포

에서 항암활성을 가지면서 정상세포에서 안정된 결과를 보

여 항암성을 갖는 기능성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금매와 매화 잎의 열수, 냉수, 아세톤, 에탄올, 에

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산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플

라보노이드, 탄닌 함량을 측정하고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활성, 환원력을 측정하였으며 세포보호 효과 및 항암활

성을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금매와 매화 잎의 에

탄올추출물에서 각각 336.41과 523 mg GAE/100 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함량은 금매보

다 매화 잎이 전체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DPPH 라디

칼과 ABTS 소거능에서는 금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

성이 증가하였다. 매화 잎 에탄올추출물은 200 μg/mL 농도

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65.48%로 가장 높았고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매화 잎의 전 추출물에서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환원력에서는 금매와 매화 잎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였다.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손

상에 대한 세포의 보호 효과에서 금매는 보호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매화 잎의 전 추출물에서 보호 효과를 보였다. 

금매와 매화 잎은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산, 에탄

올 추출물에서 A549, HeLa, U87 세포의 높은 종양 억제능

을 보였으나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헥산 추출물은 간 

정상세포(BNLCL2)에서 세포 독성을 보였으나 에탄올추출

물만 간 정상세포에서 안정한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본 연

구의 결과, 금매와 매화 잎의 추출물에서 높은 항산화력은 

폴리페놀 함량이 밀접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금매와 매화 잎의 추출물은 항산화와 항암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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