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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Liquidambaris Storax, the processed resin of Liquidambar orientalis Mill., has been therapeutically used 

as orifice-opening medicinals in Korean Medicine. However, unauthenticated resinous drugs from various origins 

were sold as Liquidambaris Storax.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quality assessment of genuine Liquidambaris 

Storax and to provide quantitative differences of Liquidambaris Storax in herbal markets. 

Methods : Bibliographic research on ancient Liquidambaris Storax was performed using classic books of herbology. 

The quality assessment was approached by searching modern books of herbal medicines. The marker compounds in 

Liquidambaris Storax from various origin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Results : L. orientalis was botanically characterized by palmately 5-lobed shape of leaves. Genuine Liquidambaris 

Storax was recognized as resinous or semi-solid form (ancient−Song dynasty) to liquid form (Myeong/Cheong 

dynasty) and two processed forms were available in current markets. Genuine liquid Liquidambaris Storax should 

be lengthened as a thread when it was lifted by a stick and be sunken under the water. The crystals of cinnamic 

acid was seen under microscopic observation and the scent of benzaldehyde occurred after the treatment with 

potassium permanganate. Cinnamyl alcohol, cinnamic acid, and cinnamaldehyde were quantified in two liquid samples 

of Liquidambaris Storax, while cinnamaldehyde was not quantified in resinous (semi-solid) sample. 

Conclusion : This study presents the detailed methods of quality assessment for genuine Liquidambaris Storax as well 

as the status in the herbal markets. Further quantitative study with diverse samples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quality standard of Liquidambaris Stor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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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주요 치료 수단 뿐만 아니라 치료보조 수단으로써 

천연한약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고, 다양한 한약 유래 

제품들이 시중에 등장하면서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의 정품 여

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근

간에는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그 바탕으

로 이루고 있고, 이는 다양한 재료들이 약물로써 활용되기 시

작한 초기의 약물효능 성립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

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한약재가 약물의 원료로 

사용되는 상황 하에서 원료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 설정은 한약

재의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인 열쇠로, 특히 한약재 오용으로 인한 문제, 예를 들면 白首

烏의 기원식물인 은조롱과 이의 위품인 이엽우피소 간의 혼입 

문제와 같은 한약재 오용 및 위품 혼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료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 설정에 관한 필요성은 어

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한약재 사용빈도가 높고 국가 공정서에 한약재의 품질 규격

을 설정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 국가에서는 한

약재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끊임없이 공정서를 개정 ․ 보완1,2)

함으로써 한약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약재의 기원설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끊임없이 수

행3,4)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적 및 개인적인 노력에서 

불구하고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한약재의 위품 ․ 대체품 ․ 불량품 

등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곧 한약재 유통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약재 감별연구는 대부

분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약재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한약재

의 주된 소비국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희소

한 한약재는 공정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한약재가 

유통되거나 한약재의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약재 공급자와 및 소비자 모두에

게 한약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蘇合香도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한약재에 해당한다. 

蘇合香은 알팅기아과(Altingiaceae) 또는 조록나무과

(Hamamelidaceae)에 속한 터키풍나무(소합향나무, 蘇合香

樹) Liquidambar orientalis Mill.의 줄기에서 삼출되는 방향

성 樹脂를 가공 및 정제한 것5,6)으로, 開竅藥에 속7)하는 대표적

인 한약재이다. 性味는 溫辛8-13,15,16,18-20)하고 心脾經에 歸經
11,13,15,18,20)하며, 開竅辟穢8-13,15,16,18,19), 豁(祛)痰8-11,13,19), 行

氣止痛11,12,15,16,18,19), 開鬱8), 醒神18)의 효능으로 卒然昏倒, 痰

壅氣厥, 心腹(胸腹)急痛 驚癎8,11,15,19), 溫瘧, 疥癬, 凍瘡8,11)등

에 응용한다. 

蘇合香은 소아시아남부 터키가 주산지21)로, 그 외 인도와 중

국의 華南(廣西) 지방에서 산출된다고 기록22)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華南(廣西)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이곳에서 생산하였다고 표기한 가공품이 유통시장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터키 및 

그리스의 재배지를 답사(2016년 4월)하여 이곳의 생산품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향수 등의 원료로서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현지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초 고문헌에 시대별로 기술된 蘇合香의 기

원 및 특징을 고찰하였고, 공정서 및 한약재 관련 서적에 제시

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합향의 품질 규격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

였다. 또한 터키 현지에서 채취한 蘇合香 시료와 蘇合香 유통

품을 확보하여 각각의 형태 및 함유된 성분의 함량을 비교하여 

蘇合香의 유통현황을 파악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蘇合香의 연원에 관한 고문헌 검색

蘇合香의 연원과 품질에 대한 기록이 있는 《名醫別錄(秦漢

代)》23), 《本草經集註(南北朝梁代)》24), 《新修本草(唐代)》25), 《本

草圖經(宋代)》26), 《證類本草(宋代)》27), 《湯液本草(金元代)》28), 

《本草品彙精要(明代)》29), 《本草綱目(明代)》30), 《本草詳節(明末

−淸代)》31), 《本草徵要(明末−淸代)》32), 《本草滙言(明代)》33), 

《本草易讀(淸代)》34), 《本草備要(淸代)》35), 《本經逢原(淸代)》36), 

《本草從新(淸代)》37), 《本草求眞(淸代)》38), 《本草述鉤元(淸代)》
39), 《漢藥良劣鑑別法(日本)》40) 등의 서적을 검색하였다.

2. 蘇合香의 품질 규격에 관한 문헌 검색

蘇合香의 기원, 기원 식물 및 약재 성상, 가공 공정, 정성 반

응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설정을 위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2020년판)5), 中華人民共和國藥典(2015년판)6), 원색한

약재감별도감1), 한약재관능검사지침(IV)2) 등의 공정서와 본초

학교재7), 운곡한약재의 기원 및 산지 총람4), 中藥大辭典8), 中

藥鑑定學(1988)9), 中藥鑑定學(1997)10), 中華本草11), 現代實用

中藥鑒別技術12), 中國地道藥材鑑別使用手冊13), 新編中藥誌14), 

時代本草菜色圖鑑15), 中草藥圖譜(1)16), 常用中藥快速鑒別17), 

實用中草藥眞假鑑別彩色圖鑑18), 中藥鑑定學(2009)19), 中藥飮

片鑑別應用圖譜20) 등의 서적을 검색하였다.

3. 유통 蘇合香 내 지표성분 분석

1) 蘇合香 시료 

연구대상인 蘇合香 Liquidambaris Storax 시료는 직접 채

취하거나 유통품을 구입하였다(Table 1). 채취품(Sample-1)

은 터키의 재배지에서 기원 식물을 동정한 후 수집한 것이고, 

유통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流動蘇合香(Sample-2,3)과 

인도로부터 수입된 고체소합향(Sample-4)을 입수한 것이다. 

확보된 시료는 저자가 1차로 동정한 후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sample code: LS-2020-Sample-1~4)에 보관

하였다(Figure 1).

2) 시약

HPLC 분석을 위해 지표성분인 cinnamyl alcohol( > 97%;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cinnamic acid(trans-cinnamic acid, > 99%), cinnamaldehyde 

( > 93%) (이상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HPLC 등급의 methanol, 

acetonitrile과 water는 J.T. Baker Inc(Center Valley, PA, 

USA)에서 구입하였고, trifluoroacetic acid(TFA)는 Sigma- 

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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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Herbal name Source Location 

Sample-1 Liquidambaris Storax (resin) Liquidambar orientalis Turkey (collected from natural habitat)

Sample-2 Liquidambaris Storax (liquid) unknown China (collected from Gyeongdong herbal market)

Sample-3 Liquidambaris Storax (liquid) unknown China (collected from Kwangmyungdang Medicinal Herbs)

Sample-4 Liquidambaris Storax (solid) unknown Delhi, India

Table 1. The sample list of Styrax Liquides

Figure 1. The samples of Liquidambaris Storax.
(A) Sample 1 (Liquidambaris Storax from Turkey, resin),
(B) Sample 2 (Liquidambaris Storax from China, liquid),
(C) Sample 3 (Liquidambaris Storax from China, liquid),
(D) Sample 4 (Liquidambaris Storax from India, solid).

2) 시약

HPLC 분석을 위해 지표성분인 cinnamyl alcohol( >97%;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cinnamic acid(trans-cinnamic acid, > 99%), cinnamaldehyde 

( > 93%) (이상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HPLC 등급의 methanol, 

acetonitrile과 water는 J.T. Baker Inc(Center Valley, PA, 

USA)에서 구입하였고, trifluoroacetic acid(TFA)는 Sigma- 

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HPLC 분석조건

蘇合香 내 성분의 정량분석에는 auto-sampler, degasser, 

quaternary solvent pump, 및 diode-array detector(DAD) 

로 구성된 Agilent 1200(Agilent Technologies, CA, USA)이 

사용되었다. 3가지 성분의 분리를 위해서 CAPCELL PAK C18 

column(250 × 4.6 ㎜, 5 ㎛; Shiseido, Japan) 컬럼이 사용

되었고, 분석온도는 35℃를 유지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10 

㎕이었고, UV 검출기의 파장은 250 ㎚(cinnamyl alcohol), 

280 ㎚(trans-cinnamic acid), 290 ㎚(cinnamaldehyde)로 

설정하였다. 이동상의 유속은 1.0 ㎖/min로 설정하였고, (A) 

0.1% TFA in water, (B) acetonitrile을 사용하여 기울기 용

리법을 이용하여 0분−23분까지 (B)용매 비율을 30%−80%로 

변화시켰고, 이후 2분 동안 유지 후, 다시 (B)용매의 비율을 

30%로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4) 표준용액 및 검액 조제 

Cinnamyl alcohol, trans-cinnamic acid, cinnamaldehyde 

등 3가지 성분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 메탄올에 녹여 각각 

1000 ㎍/㎖ 농도의 stock solution을 조제하여 4℃에 보관하

였다. 사용 전에 희석하여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여 사용

하였다.

각 蘇合香 시료를 200 ㎎씩 칭량하여 methanol 1 ㎖을 첨

가 후 초음파추출기(Power Sonic 520; Hwashin Tech, Daegu, 

Korea)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의 일부를 1.5 ㎖ microtube에 옮긴 후 질소농축

기(MGS–2200; Eyela, Miyagi, Japan)를 이용하여 용매를 

증발시켰다. 용매가 증발된 농축물에 HPLC 등급 methanol을 

추가하여 5000 ㎍/㎖의 농도로 검액을 만든 후 0.2 ㎛ syringe 

filter(BioFact, Daejeon, Korea)로 여과하여 검액으로 사용

하였다. 

5) 검량선 작성

3개의 성분에 대한 stock solutions을 7개의 농도 범위로 희

석하여 working solution을 만든 후, 위의 조건에서 설정된 

HPLC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각 working solution 내 3

개  성분 각각의 농도와 이에 대한 peak의 면적값을 바탕으로 

검량선을 만들었다. 작성된 검량선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2)를 구하여 직선성을 판단하였다. 각 성분의 검

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및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각각 3과 10인 농도로 계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蘇合香의 연원에 관한 본초 문헌 고찰

蘇合香은 秦漢代의 《名醫別錄》에 ‘味甘, 溫, 無毒. 主辟惡, 

殺鬼精物, 溫瘧, 蠱毒, 癎痓, 去三蟲, 除邪, 不夢, 忤魘脒, 通

神明. 久服輕身長年’으로 기록된 것이 최초이고23), 이후 《本草

經集註》에서 ‘속세에서 사자의 분변이라고 하나 이는 낭설이다. 

서역으로부터 왔으며 진품을 구별해내기 어렵고 복용약으로는 

쓰지 않으며 오로지 좋은 향으로 공급된다(世傳云是獅子屎, 

外國說不爾. 今皆從西域來 眞者難別, 亦不復入藥, 唯供合好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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爾)’24)고 하여 이 당시까지는 한약재로서의 자리가 완전히 잡

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唐代의 《新修本草》에는 위의 두 책을 인용한 뒤 ‘이 향은 

서역을 거쳐 곤륜으로 들어 왔다. 단향(檀香)의 자색(紫色)과 

비슷한 자적색(紫赤色)이다. 단단하고 실하며 아주 향이 그윽

하다. 돌과 같이 무거운데 태우면 회백인 것이 좋다(此香從西

域及崑崙來, 紫赤色, 與紫眞檀相似, 堅實, 極芬香, 惟重如石, 

燒之灰白者好)’고 하여 그 연원을 덧붙였다25). 이를 볼 때 이 시

기의 蘇合香은 고체 상태인 것이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인다.

宋代의 《本草圖經》에는 沈香의 조문 아래 《抱朴子》와 《梁

書》를 인용한 뒤 ‘蘇恭이 언급(新修本草)한 것은 이제는 볼 수 

없다. 광남(廣南)에 비록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소목(蘇

木)과 같은 종류로 향기가 없다. 약물 중에서는 오로지 끈적한 

기름(膏油)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향기가 매우 강렬하다. 

陶弘景(本草經集註)이 언급한 사자의 분변이라는 것은 또한 이 

끈적한 기름을 말하는 것이다 … 梁書에서 말하길 천축(인도)

에서 나는 소합향은 무릇 향즙을 끓인 것이고 자연에서 난 것

이 아니다. 또한 이르기를, 대진국(로마)에서 나는 소합향은 

먼저 그 즙을 끓인 후 향고(香膏)로 만드는데 장사치가 그 찌

꺼기를 판 것이 중국에 전해지다 보니 향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즉 광남에서 판다는 것이 제련하고 남은 것이 아니겠

는가? 이제 끈끈한 기름(膏油)을 사용하니, 곧 그것들을 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혹 이르기를, 사자의 분변이라 하는 

것은 또한 서역의 초목껍질의 즙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오

랑캐가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이름을 꾸민 것일 뿐이다(蘇恭云, 

此香從西域及崑崙來, 紫色, 與眞紫檀相似, 而堅實, 極芬香, 

其香如石, 燒之灰白者好, 今不復見此等. 廣南雖有此, 而類蘇

木, 無香氣, 藥中但用如膏油者, 極芬烈耳. 陶隱居以爲是師子

矢, 亦是指此膏油者言之耳. … 《梁書》云, 天竺出蘇合香, 是諸

香汁煎之 非自然一物也. 又云, 大秦國採得蘇合香, 先煎其汁, 

以爲香膏, 乃賣其滓與諸人, 是以輾轉來達中國者, 不大香也. 

然則廣南貨者, 其經煎煉之餘乎. 今用膏油, 乃其合治成者耳. 

或云師子矢, 亦是西國草木皮汁所爲, 胡人欲貴重之, 故飾其名

耳)’고 보충하여 설명26)하였다. 이 기록은 현재 소합향의 생산 

방법과 유통 상황과도 아주 흡사하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합향의 연원은 宋代 후기에 정립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北宋의 《證類本草》에 전부 인용27)되어 있고, 元代의 《湯液本

草》에’… 按 《梁書》云, 中天竺國出蘇合香 是諸香汁煎之, 非自

然一物也’로 일부가 인용28)되어 이러한 내용이 明代 초기까

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明代의 《本草品彙精要》에는 ‘끓여 정련하여 만든다(煎煉

成)’고 언급하고 더불어 ‘자기 그릇에 보관하고 고(膏)의 형태

로 사용하며 꿀과 같은 향이 난다 … 여과하여 찌꺼기를 버린 

후 약에 넣는다(收瓷器盛貯, 用膏, 質類蜂蜜而香 … 制濾去滓

入藥)’고 하여29), 蘇合香 약재의 형태가 ‘끈적거리는 점성이 

강한 액체’임을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本草綱目》에는 ‘소합

향이라는 이름이 소합국(蘇合國, 당시는 오스만 제국)에서 유래

하였다(此香出蘇合國 因以名之)’라고 기록하였고, 여러 서적

에서 ‘蘇合油’라는 용어로 기름(油)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음을 

정리하였으며(《寰宇志》云, 蘇合油出安南, 三佛齊諸國. 樹生膏, 

可爲藥, 以濃而無滓者爲上. 葉廷珪 《香譜》云, 蘇合香油出大食

國, 氣味皆類篤耨香. 沈括 《筆談》云, 今之蘇合香赤色如堅木, 

又有蘇合油如黐膠, 人多用之), ‘소합유(蘇合油)’가 기록된 《太

平惠民和劑局方》의 蘇合香丸을 기재30)하였다. 동 시대의 薛已

는 《本草詳節》에서 ‘향고(香膏)와 향즙을 끓여 합친 것(生西

域, 彼國採煎其汁爲香膏, 餘滓貨與諸國. 一云系諸香汁, 煎合

而成)’의 두 가지가 있음을 기록31)해 두기도 하였는데, 이 또

한 현재의 유통 상황과 비슷하다.

明末−淸初의 시기에는 蘇合香을 대체로 소합유(蘇合油)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李中梓은 《本草徵要》에서 沈括(宋代, 

1031−1095)의 말을 빌어 ‘소합유는 새나 벌레를 잡을 때 쓰

는 끈끈이와 같은데 젓가락으로 휘저어서 끌어올리면 실이 매

달리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진품이다(沈括云, 蘇合油, 

如黐膠, 以箸挑起, 懸絲不斷者眞也)’고 기록32)하기도 하였으며, 

동일한 기록이 후대의 다른 서적에서도 보이기도 한다. 기타 

明末−淸代의 소합향에 대한 기록은 《本草滙言》에서 ‘…又一

說云: 廣州亦有蘇合香 但類蘇木 無香氣 煎汁如膏油者 極芳烈

而香 色黑狀如獅子矢也. 又≪梁書≫云: 中天竺國出蘇合香 是

諸香汁煎成 非自然一物也. 又一說云: 蘇合香 出安南三佛齊諸

番國 樹生膏脂 以濃而無滓者爲佳…’33), 《本草易讀》에서 ‘…俗

傳蘇合香是獅子屎 則謬矣. 其膏名蘇合油…’34), 《本草備要》에

서 ‘…出諸番. 合眾香之汁煎成. 以筋挑起, 懸絲不斷者眞’35), 

《本經逢原》에서 ‘…其質如黐膠者爲蘇合油. 色微綠如雉斑者良, 

微黃者次之, 紫赤者又次之. 以簪挑起徑尺不斷如絲漸漸屈起如

鉤者爲上, 以少許擦手心香透手背者眞. 忌經火’36), 《本草從新》

에서 ‘…出諸番. 合眾香之汁煎成. 故又名蘇合油. 形如黐膠. 

以箸挑起. 懸絲不斷者眞’37), 《本草求眞》에서 ‘按香皆能辟惡除

邪. 此合諸香之氣煎就而成一物 … 以筋挑起. 懸絲不斷者眞’38), 

《本草述鉤元》에서 ‘從西域及崑崙來. 色紫赤如堅檀. 極香. 性重. 

燒之灰白. 煎其汁爲油. 如黐膠. 今概用油. 氣甚芬烈 … 又蘇

合香油氣味. 止有甘溫. 不同安息之辛苦而平. 故方書治悸. 用

爲補精氣之助. 即蘇合丸集眾香以成. 亦必標甘溫品味以爲之主

而名之也’39)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서 蘇合油의 품질에 

대한 기술이 점차 일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一色直太郎은 《漢藥良劣鑑別法》에서 ‘회갈색

이며 막대기로 찔러보면 찰기가 있고 광택이 없는 것이 좋다

(呈灰褐色. 以棒搗之. 有黏氣而無澤者爲上)’고 기록하였는데
40), 소합향이 수분을 다량 함유하면 회색이 짙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일본에서 유통되던 약재의 품질이 낮았던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대체로 宋代에 소합향의 연원이 확

립되고 明淸代에는 고체와 액체 蘇合香 중에서 후자가 정품으

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인도에서 유통되는 고체 

상태의 蘇合香은 ‘여러 향즙을 끓여 만든다’는 것에 부합되는 

듯 보이나,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연원을 알기 힘들다. 

2. 蘇合香의 규격에 관한 문헌 고찰

1) 蘇合香의 기원 및 산지

蘇合香의 이름은 ‘此香出蘇合國(이란-소련에서 불렀던 옛

이름) 因以名之’에서 연유한 것으로, 기원식물은 터키풍나무

(소합향나무, 蘇合香樹) Liquidambar orientalis Mill.5,6)이다. 

터키의 남서부에 위치한 몰라 주의 무글라(Mugla)라는 지역이 

주요한 생산지이고21), 기원식물은 소아시아남부8,11,14-1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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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9-18), 시리아북부9-12,14-18), 이집트9,10,12,17,18), 소말리아와 

페르시아만의 주변국9,10,12)등에 분포한다. 기타로 아프리카와 

인도13)에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본 식물은 중

국의 廣西8-12,15)와 雲南9,10,12)에서 引種하여 재배한다고 기록

되어 있으나, 현지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유사종에 대한 잘못된 기록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同屬 식물인 

미국풍나무(北美楓香樹) L. styaciflua 등이 소합향나무의 자

생지(터키 등)에서는 공존하였다. 

2) 蘇合香 기원식물의 성상

낙엽교목8-11,14-18)으로서 높이는 10−15 m에 달한다8-11,14, 

17,18). 가지는 아주 많고 잎은 호생하며 掌狀 5裂8-11,14-18)하며 

卵形 혹은 長方卵形8,9,11,14-18)으로 잎끝은 急尖하고 基部는 心

形이며 鋸齒가 있고 葉柄은 길다8-11,14-18). 꽃은 작고 單性8-11, 

14-18)이며 雌雄同株8,10,11,14-18)로서 여러 개가 모여 圓頭狀花序 
8,9,11,14-18)를 이루고 葉腋에 붙으며8-10) 어린 꽃은 黃綠色8,9,11, 

14-18)이다. 과실은 蒴果로서 圓球狀이며 직경 2.5 ㎝이고 先端

은 喙狀8,9,10,11,14,15,16,17,18)이며 익으면 끝이 開裂8-11,14-18)한다. 

종자는 1−2개8-11,14-18)로서 편평8,11,14-17)하다. 

한편 비슷한 식물로 자연상태에서 구분에 혼란을 보이고 열

매가 노로통(路路通)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풍나무(楓

香樹) L. formosana와의 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1. 잎이 掌狀으로 3갈래로 갈라진다.

 蘇合香樹 Liquidambar orientalis

1. 잎이 掌狀으로 3갈래로 갈라진다.

 楓香樹 L. formosana

Figure 2. Leaf shapes of Liquidambar orientalis (A) and L. 
formosana (B).

3) 蘇合香의 종류 및 精製 방법

蘇合香은 천연품인 粗品蘇合香(또는 初製蘇合香)과 이를 

精製하여 한약재로 유통되는 流動蘇合香으로 나뉜다7,9-11,16).

① 粗品蘇合香 : 樹齡 3−4년의 蘇合香나무를 초여름(5−
8월)에 樹皮에서 木部까지 상처를 내어 분비되는 樹脂가 

樹皮에 浸潤하게 하였다가 가을에 나무를 베어서 樹皮를 

벗긴 후 눌러서 짜낸 香樹脂(1차제품-천연품)의 이름이

다.

② 流動蘇合香 : 粗品蘇合香 혹은 粗品蘇合香 제조 과정에서 

짜낸 찌꺼기에 물을 넣고 끓인 후 다시 짜낸 것을 가공한 

것이다. 이를 95% 에탄올에 용해시켜 여과한 후 여과액

의 에탄올을 증류시켜 제거하는 精製과정을 거친 것을 말

하는데, 2차 제품인 가공품으로 精製蘇合香이라고도 부

른다.

4) 蘇合香의 약재성상 및 감별특징

① 粗品蘇合香 : 樹脂상태의 천연품으로서 딱딱하며 끈끈한 

점액이 모인 덩어리로서 회갈색바탕에 부분적으로 짙은 

색깔과 반짝이는 부분이 있다.

② 流動蘇合香 : 半流動性의 액체로서 황백색1,2,5,6,8-20), 회

갈색1,2,8-10,15,17,18) 혹은 暗棕色6,11-20)으로 반투명하고 끈

적끈적1,2,5,6,8-20)하고 막대로 찍어서 당기면 끈끈하며 길

게 실과 같이 늘어진다1,2,5,8-12,15,17-19). 또한 물보다 무거

워서 물에 가라앉으며1,5,8-11,14-19), 특유한 芳香1,2,5,6,8-20) 

이 있다. 맛은 (약간) 맵고1,2,5,6,8-12,14-19) 쓰며1,2,5,6,8-12, 

14,15,16,19) 조금 달다1,2,6,8). 씹으면 치아에 달라붙는다9-12, 

15,19).

아울러 蘇合香 정품과 위품/혼입품 (잡질이 섞인 것)의 주요 

감별점은 다음과 같다11,12,18).

∙ 蘇合香을 조금 주석호일위에 놓고 불에 태우면 엷은 모양 

(稀薄狀)을 나타낸다.

∙ 蘇合香을 조금 손바닥에 놓고 비벼서 마찰시키면 향기가 

손등까지 미친다.

∙ 蘇合香을 불에 태우면 油質이 연소되면서 폭발음이 나고 

강한 향기 (진한 송진냄새)가 나는 것이 진품이다.  

5) 蘇合香의 정성(定性) 반응 

① 蘇合香은 90% 에탄올과 클로로포름5,6,11-13,16,20), 이황화

탄소와 빙초산6,11-13,16,20)에 용해되며, 에테르에서도 용

해된다5,6,11-13,16,20). 

② 蘇合香을 슬라이드에 올려 놓고 약간 가열 후 냉각시켜 

현미경으로 보면 cinnamic acid조각 혹은 작은 봉모양의 

결정물이 보인다9,12,19).

③ 蘇合香 소량(1 g)에 가는 모래(細砂) 3 g을 섞고, 5 ㎖의 

potassium permanganate을 넣은 후 약한 불로 가열하

면 benzaldehyde 향기가 난다(stylene과 cinnamic acid 

검사)6,9,11-14,20).

④ 蘇合香 약 2 g을 시험관에 넣고 petroleum ether를 5−
10 ㎖ 첨가하여 흔들어 놓아둔 후 기울이면 petroleum 

ether층이 나타난다. 여기에 다시 같은 양의 copper 

acetate 용액 (5→1000)을 넣고 흔들면 petroleum 

ether층이 없어지고 녹색을 나타낸다9,12).

3. 蘇合香 시료 내 지표성분 함량 분석

1) 蘇合香 시료의 지표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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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藥典(2015년판)6)과 이전 연구41)에서 보고

된 蘇合香의 지표성분인 cinnamic acid(trans-cinnamic 

acid)와 이에 추가하여 cinnamyl alcohol과 cinnamaldehyde

에 대한 HPLC-DAD 분석조건을 확립한 결과, 위 세 가지 성

분이 각각 머무름시간 9.4분, 9.6분, 12.1분에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A). 이를 통해 4개의 소합향 시료

(Sample-1~4)의 methanol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Sample- 

2와 Sample- 3에서는 위 세 가지 성분이 모두 검출된 반면, 

Sample-1에서는 cinnamyl alcohol과 cinnamic acid만 검

출되었고, Sample-4에서는 설정된 세 가지 지표성분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Figure 3B−3E).

Figure 3. Chromatograms of three marker compounds (A), and the methanol extracts of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and 
Sample 4 (E) which were detected at the UV wavelength of 280 nm. 1, Cinnamyl alcohol; 2, cinnamic acid; 3, cinnamaldehyde. 

2) 蘇合香 시료 내 지표성분 함량 측정

Cinnamyl alcohol, cinnamic acid 및 cinnamaldehyde 

농도별 혼합액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세 가지 성

분의 검량선은 농도 범위 내에서 상관계수(r2)가 0.9993−
0.9997을 나타내 직선성이 확인되었고, 검출한계(LOD)와 정

량한계(LOQ)는 각각 0.021−0.028 ㎍/㎖과 0.068−0.093 

㎍/㎖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작성된 검량선을 바탕으로 각 蘇合香 시료 내 세 가지 성분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cinnamyl alcohol의 함량은 Sample-2

와 Sample-3보다 Sample 1에서 각각 1.8배 및 3.0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Cinnamic acid는 Sample-1과 Sample-3

보다 Sample-2에서 각각 6.2배 및 2.3배 정도 높게 측정되

었다. Cinnamaldehyde는 Sample-3보다 Sample-2에서 약 

3.8배 높게 측정되었고, Sample-1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Sample-4에서는 세 가지 성분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서 함량 

측정이 불가능하였다(Table 3). 

Compound Regression equation Linear range (㎍/㎖) r 2 LOD (㎍/㎖) LOQ (㎍/㎖)

Cinnamyl alcohol (250 ㎚) y = 82.683x + 74.467 2.34-150.00 0.9993 0.022 0.073

Cinnamic acid (280 ㎚) y = 79.92x + 87.529 2.34-150.00 0.9993 0.028 0.093

Cinnamaldehyde (290 ㎚) y = 107.35x + 10.791 0.33-21.00 0.9997 0.021 0.068

y, peak area (mAU); x, concentration of compound (㎍/㎖); LOD, limit of detection; LOQ, limit of quantification.

Table 2. Linear equation, linear range, correlation coefficients (r 2), limit of detection, and limit of quantification for the marker compounds in
the methanol extracts of Liquidambaris Storax

Compound
Average content (㎎/g)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Cinnamyl alcohol 5.647 ± 0.027 3.105 ± 0.009 1.839 ± 0.004 -

Cinnamic acid 0.422 ± 0.005 2.644 ± 0.007 1.152 ± 0.002 -

Cinnamaldehyde - 0.464 ± 0.014 0.122 ± 0.001 -

The average content is represented as mean ± SD. ‘-’, not detected. 

Table 3. Average contents (㎎/g) of three marker compounds in the methanol extracts of Liquidambaris Sto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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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통해 수지(樹脂) 상태인 粗品蘇合香(Sample-1)

에 함유된 cinnamyl alcohol과 cinnamic acid의 함량이 액

상인 流動蘇合香(Sample-2와 Sample-3)에 비해 상당한 차

이를 보였고, 특히 cinnamaldehyde는 流動蘇合香 시료에서

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urel 등42)은 시중에서 

각각 L. orientalis와 L. styraciflua로 구성된 Liquidambar 

resin을 구입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두 resin 모두 cinnamyl 

alcohol과 cinnamic acid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에 반해 Kim 등43)과 Gurbuz 등44)은 시중에서 구입한 L. 

orientalis resin(터키) 및 L. orientalis resin(터키)을 증류한 

정유를 GC-MS로 분석한 결과, trans-cinnamyl aldehyde 

(cinnamaldehyde)와 trans-cinnamyl alcohol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蘇合香 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

족하기 때문에 위 선행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유통 蘇合香 간에 성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통 蘇合香 시료 간 성분 구성이나 함량에 차이점

을 나타내는 원인으로는, 첫째로 粗品蘇合香 시료와 流動蘇合

香 시료 간 기원 식물종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

에서 L. orientalis var. orientalis와 L. orientalis var. 

integriloba의 잎에서 증류한 정유 간에 휘발성 성분의 구성과 

존재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45)되어, 비록 변종(var.) 

단위이지만 Liquidambar 속(屬) 식물의 종(種)에 따라 성분 

구성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蘇合香 채취품(Sample-1)과 流動蘇合香 시료(Sample-2, 

-3)이 모두 정품이고 기원 식물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粗

品蘇合香을 流動蘇合香으로 가공 및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성분 간에 화학적인 변화가 성분 구성상 차이의 원인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cinnamyl alcohol은 금속 

촉매 반응 하에서 탈수소화(dehydrogenation)를 통해 

cinnamaldehyde로 산화(oxidation)되는 것으로 보고46,47)되

었기 때문에, 粗品蘇合香 내에 함유된 잡질의 존재 및 流動蘇

合香으로 만드는 과정에 발생하는 가열, 산화 등을 통해 

cinnamyl alcohol이 cinnamaldehyde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蘇合香의 정확한 성분 

규격 설정을 위해 蘇合香 기원품과 비기원품을 막론한 다양한 

시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이화학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Ⅳ. 결  론

蘇合香의 정확한 품질 규격의 설정을 위해 蘇合香에 대한 본

초 고문헌 고찰, 규격 검토, 채취품과 유통품의 성분 분석 등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蘇合香의 기원식물인 터키풍나무(소합향나무, 蘇合香樹) 

Liquidambar orientalis Mill.은 잎이 掌狀으로 5갈래 

갈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동속근연식물과 다르다.

2. 약재 형태에 있어서, 粗品蘇合香은 딱딱하며 끈끈한 점

액이 모인 덩어리로서 회갈색바탕에 부분적으로 짙은 

색깔과 반짝이는 부분이 있는 樹脂(resin)이다. 반면에 

流動蘇合香은 황백색 혹은 암갈색으로 반투명하고 끈적

끈적하고 막대로 찍어서 당기면 끈끈하며 길게 실과 같이 

늘어지며, 물보다 비중이 높아 물에 가라앉는 精製한 半

流動性의 액체이다.

3. 현미경으로 관찰 시 蘇合香 내에 cinnamic acid 조각이 

확인되고, potassium permanganate 처리 후에 

benzaldehyde 향이 발생한다.    

4. 粗品蘇合香에서는 cinnamyl alcohol과 cinnamic acid

가 검출되었고 cinnamaldehyde는 검출되지 않은 반면, 

2개의 流動蘇合香 시료에서는 모두 cinnamyl alcohol, 

cinnamic acid, cinnamaldehyde가 검출되었다. 인도

에서 확보한 蘇合香 시료에서는 세 가지 성분이 모두 검

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蘇合香 채취품과 流動蘇合香이 약재 성

상 규격에 적합하더라도 구성 성분상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蘇合香의 정확한 규격설정을 위해서 다양한 시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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