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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icariin during ripening of Epimedium koreanum with sugar and

Soju (25, 30, and 35% alcohol contents) using a homemade method. Contents of icariin of Epimedium wine were

examined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Icariin levels in Epimedium wine increased during the first 3 days

of storage; after 6 days, icariin contents decreased gradually until 30 days. Contents of icariin in Epimedium wine by storage

temperature (5 and 20oC) were not different during storage. After 30 days, icaiin was not detected in all tested Epimedium

wines. Epimedium wines were assessed for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in early storage periods, however, after 6 or 9 days, activities decreased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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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양곽으로 불리는 Epimedium속 식물은 매자나무과

(Berberidaceae) 식물로서 50종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산

지의 계곡 및 그늘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목이다(Ma et al.

2011; Lee et al. 2016). 음양곽은 2000년 전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약용으로

사용하였으며(Ma et al. 2011), 현재는 음양곽 중에서 삼지구

엽초(Epimedium koreanum), 중국음양곽(Epimedium brevicornum),

유모음양곽(Epimedium pubescens), 전엽음양곽(Epimedium

sagittatum), 무산음양곽( Epimedium wushanense)의 지상부

가 약전에 수록되어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Zhao et al.

2008). 그 중, 삼지구엽초는 유일하게 국내 자생종으로 주로

한반도의 중부 이북 쪽에서 자생한다.

이카린(icariin)은 삼지구엽초의 주요 성분으로서 지속적 또

는 과량 섭취 시 구토, 어지러움, 간독성 및 생식독성을 야

기할 수 있어 약용으로만 허용되고(Wu et al. 2003), 식품에

사용될 경우 부정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예

부터 전통적으로 삼지구엽초를 담금주나 침출차로 제조하여

음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매체를 통하여 삼지구엽초의 생리

활성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요구도가 높은 실정이

었다. 따라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개발 활

성화를 목적으로 최근 국내 자생종인 삼지구엽초의 지상부

에 한하여 안전한 농도 내에서 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 허

용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64호 ‘식품의 기

준 및 규격’). 삼지구엽초 추출물의 이카린 함량 분석 및 그

에 따른 생리활성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식품으로서 섭취형태인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이카린의 함량에 대한 조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삼지구엽초의 지표활성 물질은 프레닐플라보노이드(prenyl-

flavonoid)로서 이카린(icariin), 에피메딘 A(epimedin A), 에

피메딘 B(epimedin B), 에피메딘 C(epimedin C)가 대표적

이며, 그 외에도 이카리사이드 I(icariside I)과 이카리사이드

II(icariside II) 및 이카리틴(icaritin)이 소량 함유되어있다. 삼

지구엽초 및 이들 활성 물질은 폐경기 증상, 뼈 건강, 생식

기능 강화 및 면역력 증진을 목적으로 쓰이며 최근에는 노

화 예방에 관련된 항산화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보호효과 등의 활성이 보고되고 있다(Wu et al. 2003;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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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Ma et al. 2011). 특히, 삼지구엽초에 가장 다

량 함유하고 있는 이카린은 C환에 글리코실기와 A환에 람

노실기 2개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데<Figure 1>, 체내 대사작

용 및 효소 분해 기작을 통하여 C환의 글리코실기가 분리된

이카리사이드 I, A환의 람노실기가 분리된 이카리사이드 II

및 두 개의 당이 모두 분리된 이카리틴으로 분해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어(Wu et al. 2003) 삼지구엽초를 담금주로

제조하였을 때 숙성 과정에서 이카린 및 이들 분해산물의 함

량 변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지구엽초를 약리시장에서 구매하

여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알코올 농

도가 다른 담금소주를 이용하여 담금주를 제조하였고, 숙성

기간에 따른 이카린 함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삼지구엽초주

를 5oC와 20oC에 저장·숙성하면서 온도에 따른 이카린 함

량을 조사하였으며, 이카린 함량에 따른 삼지구엽초주의 항

산화 활성을 확인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재료 및 시약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potassium persulfate,

sodium phosphate 및 phosphoric acid은 모두 Sigma-

Aldrich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삼지구엽

초 및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이카린 및 분해산물 분석에 사

용한 표준물질은 ChemFaces (Wuhan, China)에서 구입하였

다. 이동상으로 활용된 Acetonitrile은 HPLC 분석등급으로

Millipore (Bedford,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삼지구엽초 담금주 제조

실험에 사용된 삼지구엽초는 홍천지역의 것으로 2015년에

경동시장에서 구매하였으며, 담금주의 분석은 주류분석규정

(Henry et al. 1987)에 따라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여 사용하

였다.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재료 비율은 삼지구엽초:설탕:담

금소주가 2:1:3 (w/w/v)이 되도록 맞추어 일반가정에서 사

용하는 2,000 mL 용량의 용기에 넣어 실온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였다. 담금소주(국순당)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이카린 함

량 조사를 위하여 2015년 7월에 알코올 농도가 25, 30 및

35% 제품을 사용하여 담금주를 제조하였고, 조제 시점부터

30일까지 3일 간격으로 관찰하였으며, 이후 60일, 90일째에

측정하였다. 또한, 저장 온도에 따른 이카린 함량 조사를 위

하여 7월에 제조한 담금주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

여 2015년 9월에 새로 담금주를 조제하여 5oC 및 20oC에서

저장하였고, 조제 시점부터 10일까지 매일 관찰하다가 이후

10일 간격으로 50일까지 관찰하였다.

3. 이카린 함량 분석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이카린 및 분해산물인 이카리사이드

I, II 및 이카리틴은 HPLC-DAD (Dionex,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unfire C18 컬럼(4.6×250

mm, 5 µm, Waters,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다.

HPLC 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삼지구엽초의

이카린 및 그 분해산물은 추출물과 표준물질간의 피크 머무

름 시간 및 피크 스팩트럼을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성분 함량 분석은 내부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정량 하

였다.

<Table 1> HPLC condition for analysis of icariin from Epimedium wine

 HPLC system

Solvent and gradient

(A) acetonitrile

(B) 0.1% (v/v) formic acid in water

Gradient: initial 0-8 min, linear change from A-B (100:0, v/v) to A-B (65:35, v/v); 8-16 min, holding for 

A-B (65:35, v/v); 16-27 min, linear change to A-B (50:50, v/v); 27-36 min holding for A-B (50:50, v/v); 

36-40 min, linear change to A-B (80:20, v/v); Finally, washing column with 100% B for 5 min with total 

run time of 45 min.

 Column temperature 35oC

 Wavelength 270 nm

 Flow rate 0.5 mL/min

<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icar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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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별 시료에 0.2 mM DPPH

용액을 동일 비율로 가하여 잘 혼합하고, 암소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UV-spectrophotometer (SpectraMax M2, Molecular

Decives, USA)를 이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Li et al. 2005). 삼지구엽초주 항산화능은 퀘르세틴의 표

준곡선을 이용하여 mg Qer/dry weight(DW)로 나타내었다.

5.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와 과황산칼륨(potassium persulfate)을 혼합하여 암

소에 두면 ABTS 양이온이 생성되는데 추출물의 산화방지

물질과 반응하여 양이온이 소거됨으로써 특유의 청록색이 탈

색되며 이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화방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Braca et al. 2003). 7.4 mM ABTS 용액과 2.6 mM

과황산칼륨을 혼합하여 암소에서 약 24시간 반응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가 0.7±0.03가 되도록 phosphate buffer saline

(PBS, pH 7.4)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한 용액 950

µL에 농도별로 조제한 시료 50 µ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실온에 10분간 방치한 다음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결과 값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라

디칼의 제거활성으로 나타냈으며, 삼지구엽초주 항산화능은

퀘르세틴의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mg Qer/dry weight (DW)

로 나타내었다.

6. 통계처리

본 실험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측정치는 평균값과 표준편

차로 나타내었고, 각 평균치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SPSS

program (ver.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하여 ANOVA를 실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군의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성을 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알코올 함량에 따른 저장 중 이카린 함량 변화

삼지구엽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약리작용 및 생리활성에

대한 것으로서, 삼지구엽초를 식품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삼지구엽초 원재료에 대한

연구 외에도 섭취형태인 담금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지구엽초를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제조하는 방식을 따라 삼지구엽초 담금주를 제조하여, 숙성

기간에 따른 이카린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숙성 과정 중 이

카린의 함량과 분해산물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였다<Figure

2, 3>. 삼지구엽초를 25, 30 및 35% 알콜이 함유된 담금 소

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후, 숙성기간 동안 이카린 함량을 측

정한 결과 담금 소주의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이카린의 추

출 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숙성 기간 동안 이카

린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3일차에 35% 알코올 농도

의 담금주에서 29.30±0.60 µg/mL, 30% 알코올 농도의 담금

주에서 25.57±1.09 µg/mL, 25% 알코올 농도의 담금주에서

19.62±0.37 µg/mL 로 최대치를 나타내었다가 6일 이후에 급

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카린은 저장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

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5% 및 30% 알코올이 포함된

담금 소주로 제조한 담금주에서는 24일 이후에 검출되지 않

았으며, 35% 알코올이 포함된 담금 소주로 제조한 담금주에

서는 30일 이후 검출되지 않았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인 이

카린이 감소하는 현상이 이카린에서 당이 분리되고 이에 따

라 그 분해산물인 이카리사이드 또는 이카리틴으로 분해되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물질을 내부표준물질로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카리사이드와 이카리틴이 새롭게 생

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삼지구엽초 담금주

의 저장 기일이 증가하면서 이카린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카

린에서 당이 분리되어 이카리사이드와 이카리틴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기본구조에서의 환이 개환되거나,

기타 작용기가 분리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ure 2> HPLC chromatogram of mixed standards of icariin, ica-

riside I, icariside II and icaritin.

<Figure 3> Contents of icariin in Epimedium wine by alcohol con-

tent of Soju and storage period. 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 value±standard deviation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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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 et al.(2003)에 의하면 40여종의 다양한 음양곽의 이카

린 함량은 자생지역 및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0.34%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대한약전에 의

하면 약용으로 사용되는 음양곽은 지상부의 건조 중량 대비

이카린이 0.3% 이상 함유된 것으로 고지되어있다(MFDS

approval database, 2016). 그러나 약용 추출물의 형태가 아

닌 삼지구엽초 담금주에서의 이카린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가

장 함량이 높게 관찰된 시료를 기준으로 사용된 삼지구엽초

의 건조중량 대비 0.05% 정도로 추출물 대비 미량이 검출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식품원료로 쓰이는 삼지구엽초의 사용 농도는 ‘안

전한 범위 내’라고 모호하게 명시되어있어 소비자에게 혼란

을 야기할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삼지구엽초를 담금

주로 활용하였을 때 이카린의 함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저장 온도에 따른 이카린 함량 변화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저장·숙성 중 온도에 따른 이카린 함

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35% 알코올이 함유된 담금 소주로 제

조한 삼지구엽초 담금주를 5oC와 20oC에 저장하면서 그 차

이를 분석였다<Figure 4>. 그 결과 이카린의 함량은 저장 온

도에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지구엽초 담금주

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이카린 함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

로 3일차에 최대치를 나타냈으며, 그 함량은 5oC에서 저장

한 경우 39.83±0.64µg/mL, 20oC에서 저장한 경우 40.04±0.74

µg/mL으로 나타났다. 5oC와 20oC에 저장한 삼지구엽초 담

금주는 저장 초기인 4일차까지 이카린 함량이 유사하게 나

타나다가 저장 기일이 지나면서 5oC에 저장한 삼지구엽초 담

금주의 이카린이 20oC에 저장한 담금주보다 다소 빠르게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시료는 모두 30일 이후에는

이카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삼지구엽초 담금주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이카린 함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카린이

감소하면서 분해산물로서 이카리사이드나 이카리틴이 생성

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이카린 함량에 따른 항산화 활성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은 페놀 화합물 함량이 많

을수록 증가되며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유의

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삼지구엽초주에 함유된 이카린 함량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PPH 및 ABTS 라디

<Figure 4> Contents of icariin in Epimedium wine by storage tem-

perature and period. 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

value±standard deviation (n=5).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pimedium wine

Alcohol contents of 

Soju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0 day 3 day 6 day 9 day 15 day 30 day

25% BC10.08±1.02a 1) AB11.25±0.21c A12.11±0.02b CD8.84±0.09c  D7.93±1.00c E5.11±1.12b

30%  C10.11±0.17a AB13.12±0.02b A13.71±0.07a B12.09±0.02b C10.81±1.03b D6.36±1.01a

35%  C10.13±0.09a  A14.63±0.08a A14.02±1.07a A13.98±0.03a B12.31±0.07a D6.77±0.04a

1)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 value±standard deviation (n=5). Capital letters A to E: within the same row, values denoted by different capit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mall letters a to f: within the same column, values denoted by different smal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pimedium wine

Alcohol contents of 

Soju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0 day 3 day 6 day 9 day 15 day 30 day

25% D23.12±0.02a 1) B32.17±0.06b A33.12±0.04c C24.03±1.01c E21.37±0.33c F13.11±0.11c

30% D22.98±0.32a C31.89±0.33b B34.65±0.07b A36.17±0.42b D22.22±0.37b E19.92±1.24b

35% D22.56±0.12a B39.82±0.05a AB40.29±0.35a A41.02±0.17a C28.12±0.52a E20.57±1.08a

1)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 value±standard deviation (n=5). Capital letters A to E: within the same row, values denoted by different capit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mall letters a to f: within the same column, values denoted by different smal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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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으로

인해 방향족 화합물 및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에

탄올 용액에서 짙은 보라색을 띠다가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

는 물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탈색되고 흡광도 값이 감소

되며, 이는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된다(Joung

et al. 2007).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비교적 간단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in vitro 세포수준 및 in vivo 항산

화 활성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Yang & Park

2011).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Table 2>, 3일째와

6일째의 담금주에서 가장 활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저장 후

기로 갈수록 항산화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0.05). 저장기일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결과는

이카린 함량 변화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R2=0.44~0.72).

또한 0일차에는 알코올 농도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저장 일수 가 증가하면서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DPPH 라

디칼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3>, 전반적

으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활성을 나

타내었는데, 이는 플라보노이드의 경우 치환기의 위치에 따

라 라디칼 소거활성이 달라지며(Park & Kim 2004), 페놀성

화합물 종류에 따라 ABTS 라디칼은 소거하는 반면 DPPH

라디칼은 소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Wang et al. 1998; Prior et al. 2005). DPPH와 마찬가

지로 0일째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숙성

기일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DPPH는 3일째와 6일째에 활성이 가장 높게 측정

된 반면, ABTS 결과는 6일째와 9일째의 담금주에서 가장

활성이 크게 나타났다가 이후 저장기일 지나면서 감소하였

다(p<0.05).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이카린 함량 변화와의

상관성은 R2=0.18~0.58로 나타나 DPPH보다는 이카린 함량

변화와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성기일이 지

나면서 삼지구엽초에서 이카린 외에 ABTS와 반응하는 항산

화 물질이 지속적으로 추출되거나, 기존의 물질들이 분해되

면서 새로운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법은 ABTS와 potassium persulfate

가 반응하여 생성된 청록색이 항산화 물질과 만나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은 소수성 시료에 적합한 DPPH 측정법과 달리 소수성과 친

수성 시료의 소거 활성에 모두 측정할 수 있어 DPPH 라디

칼 소거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Woo et al.

2009). ABTS 방법은 수소공여 항산화제(hydrogen-donating

antioxidant)와 연쇄절단형 항산화제(chain-breaking antioxidant)

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친수성과 소수성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여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보다 더 민감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Kwak et al. 2010).

본 연구는 삼지구엽초 활용방안 중에 식품형태로 가장 많

이 섭취하는 방법인 삼지구엽초 담금주를 제조하여 저장일

동안 이카린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이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식품산업에서

삼지구엽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이카린 외의 생리활성 물질의 함

량 변화 연구 및 이에 따른 생리활성 평가가 수행되어 삼지

구엽초의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숙성중 이카린의 함량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홍천산 삼지구엽초를 25, 30 및 35% 알콜이 함

유된 담금 소주를 이용하여 제조하여, 숙성기간 동안 이카린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담금소주의 알코올 함량이 높

을수록 이카린의 추출 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숙성 기간 동안 이카린의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3일차에

35, 30, 25% 알코올 농도의 담금주에서 29.30±0.60, 25.57±

1.09, 19.62±0.37 µg/mL 로 최대치를 나타내었다가 6일 이후

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6일 이후 이카린은 저장일 수가 증

가함에 따라 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5%와 30% 알

코올 농도의 담금소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담금주에서는 24

일 이후에 검출되지 않았으며, 35% 알코올 농도의 담금소주

를 사용하여 제조한 담금주에서는 30일 이후 검출되지 않

았다.

삼지구엽초주를 저장·숙성중 온도에 따른 이카린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삼지구엽초 담금주를 5oC와 20oC에 저장하

였을 때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카린의 함량은 저장 온도에

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삼지구엽초 담금주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이카린 함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3일차에

이카린의 함량이 5oC와 20oC에서 각각 39.83±0.64, 40.04±

0.74 µg/mL으로 최대로 나타났다. 5oC와 20oC에 저장 저장

한 삼지구엽초 담금주는 저장 초기인 4일차까지 이카린 함

량이 유사하게 나타나다가 저장 기일이 지나면서 5에 저장

한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이카린이 20oC에 저장한 담금주보

다 다소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30일 이

후 두 시료는 모두 이카린이 검출되지 않았다.

삼지구엽초 담금주의 이카린 함량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

한 결과, DPPH는 3일째와 6일째의 담금주에서, ABTS는 6

일째와 9일째의 담금주에서 가장 활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

후 저장 기일이 지날수록 항산화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모두에서 담금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라디칼 소거활성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삼지구엽초 담금주

의 저장기간 동안 담금소주의 알코올 함량 및 저장 온도에

따른 이카린의 함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카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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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변화를 결과를 확인하여 본 연구

의 결과가 식품산업에서 삼지구엽초의 활용도를 높힐 수 있

는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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