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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비건 인증(Vegan) 화장품 원료 7종 혼합추출물의 항산화능 및 미백효과를 확인
하였다. 라디컬 소거능으로서 DPPH, ABTS, FRAP 실험, 항산화 물질 측정으로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
드 함량 측정을 실시하였다. DPPH 실험에서는 105.74 mg ascorbic acid / g의 항산화능을 나타내었으며, 
ABTS 실험에서는 85.31 mg ascorbic acid / g의 항산화능을 나타내었다. FRAP에서는 7종 혼합추출물의 
1 mg이 ascorbic acid 198.01±5.50 μg의 환원력을 보였다. 폴리페놀 함량은 30.19±0.75 mg/g으로 나타
났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9.12±0.36 mg/g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포실험에서는 세포 독성과 미백활성
을 알아보았다. 세포독성의 경우 2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보였으며, 100 μg/mL 농도에서 34.70±2.97%
의 멜라닌 생성 억제능을 보여 7종 혼합추출물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항산화, 화장품, 비건 화장품, 비건 뷰티, 미백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capacity and whitening effects of the 
extract from the mixture of 7 different vegan cosmetic ingredients. To examine radical scavenging 
capacity, DPPH, ABTS and FRAP assays were performed. In addition, polyphenol and flavonoid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to check antioxidant substances. Specifically, in a DPPH test, 105.74 mg 
ascorbic acid/g antioxidant capacity was observed. In an ABTS assay, 85.31 mg ascorbic acid/g 
antioxidant capacity was found. Lastly, in an FRAP assay, 1mg of the extract revealed ascorbic acid 
198.01±5.50 μg reducing power. Polyphenol and flavonoid concentrations were 30.19±0.75 mg/g 
and 9.12±0.36 mg/g respectively. In a cell-based assay, cytotoxicity and whitening activity were 
examined. In terms of cytotoxicity, ‘20% or less’ was observed. Furthermore, the inhibition of mela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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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was ‘34.70±2.97%’ at 100 μg/mL,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the extract from the 
mixture of 7 different substances as a cosmetic ingredient. 

Keywords : Antioxidant activity, Cosmetics, Vegan Cosmetic, Vegan Beauty, Whitening

1. 서 론
  
  최근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듯 화장품 제조 
과정 중 동물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
는 비건뷰티(vegan beauty)가 증가하고 있다. 비
거니즘(veganism)은 인류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상의 고통 받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동물해방, 
환경오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 등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다1). 실제로 무분별한 동물성 원료 사용은 생태
계를 파괴시키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었고, 이미 
유럽연합(EU)은 화장품지침 전문을 통해 화장품
의 원료 또는 원료의 배합과정 및 완성된 화장품
의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경우 86/609/EEC 
(동물실험보호를 규정한 지침)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 3).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어 국내
에서도 화장품법 15조 2항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
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으
며, 현재 국내 기업들도 뷰티 시장 변화의 흐름
을 반영하여 동물성 원료 대신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만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4).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08년
부터 화장품의 원료뿐 아니라 완제품에 대한 동
물실험을 금지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협력
업체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였다. 또한 LG생활
건강도 2012년부터 전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중단하였으며, 세포배양 독성평가법 또는 면역세
포 배양 평가법 등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5). 이
처럼 점차적으로 비건뷰티 제품을 개발하는 활동
이 활발해지며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적이면서 좋
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비건원료 화장품에 대
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6).
  2019년 4월 Industry Reports(인더스트리 리포
트)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원료를 사용한 화장
품 시장 규모를 2018년에서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7.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또 다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스태티스타)도 역시 2020년 150억 달러
(약 17조원)에서 2025년에는 약 41% 증가한 
200억 달러(약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Data Bridge(데이터 브릿지) 
시장조사에서도 2020년 4월 기준으로 2027년까
지 236억 6000만 달러의 규모 가치를 예상하고, 
6.25%의 성장률을 전망하여 비건뷰티는 필수가 
되고 있다7).
  전 세계적으로 비건화장품의 시장이 크게 성장
하고 있음에도 아직 비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하다. 그러나 화학성분의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원료업체들도 비건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
구개발을 통해 일부 천연 원료들의 비건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건 인증 
원료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항산화능 측정 및 멜라닌 측정을 통
해 미백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항산화능이란 다른 분자와 반응하기 쉬운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성질이다. 대표적인 free 
radical로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있으며 이들은 세포의 노화에 소거능을 
통해 측정한다8).우리의 인체는 대사작용 및 면역
작용에 의해 ROS가 생성되며, 생성된 ROS를 조
절하기 위해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catalase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를 통
한 효소적 항산화 기전과 ascorbic acid, 
tocopherol 등 비효소적 항산화 기전을 통해 조
절하는 시스템이 이용된다9)10).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산화촉진물질(prooxidant)과 산화
억제물질(antioxidant)에 불균형이 생기면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유발되고, 항산화 방
어막이 파괴되어 피부 질환 및 노화를 초래하게 
된다11). 현재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구성
성분의 산화적 손상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물
질인 항산화 물질을 다양한 천연소재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12), 이들이 가
지는 항산화 특성을 이용한 기능성소재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지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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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강한 피부와 관련하여 항산화와 함께 
중요도가 높아지는 분야 중 하나가 미백이다. 
1999년에 화장품법이 약사법으로부터 독립 제정
되고, 2000년 7월 1일 그 시행이 확정된 이후 안
정적이고 효과적인 미백 소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멜라닌 생성과 제어 메커니즘 연구는 진
보를 이루었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약용
식물이나 천연물에서 이와 관련된 활성을 가진 
소재를 찾으려는 각종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14). 
그 중에서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합성물질보
다 비교적 안전성이 뛰어난 천연 추출물을 이용
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천연 
추출물에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분
은 polyphenol이 있다15). Polyphenol은 생물 전
반에서 발견되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항산화능
을 나타내며, 항산화능은 멜라닌 생성의 주요 기
전 중 하나인 tyrosinase가 tyrosine의 산화를 촉
진하는 과정을 방지하여 피부 미백효과를 나타낸
다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건 인증 화장품 원료
인 Geranium maculatum Extract(와일드제라늄
추출물), Oenothera biennis Flower Extract(달맞
이꽃추출물), Diospyros kaki Leaf Extract(감나
무잎추출물),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Leaf Extract(서양민들레잎추출물), Eclipta 
prostrata Extract(한련초추출물), Salix alba 
Bark Extract(흰버드나무껍질추출물),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황금추출물)의 7가지 혼
합추출물의 항산화 및 미백효과를 연구하여 기능
성화장품 원료로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추출물

  본 실험에 사용한 비건 인증 화장품 원료인 7가지 
추출물은 G. maculatum Extract, O. biennis 
Flower Extract, D. kaki Leaf Extract, Dandelion 
(T. officinale) Leaf Extract, E. prostrata Extract, 
S. alba Bark Extract, S. baicalensis Root Extract
는 제조하였으며, 정제수와 원물은 1%의 비율로 8
0℃ 열수추출 방식을 통해 추출하여 제조하였다. 추
출은 한국비건인증원의 기준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건 화장품 원료를 생
산하는 (주)J2KBIO에서 실시하였다.

  항산화능 실험 및 세포 실험을 위해 동결건조를 
통해 추출물의 건조중량을 측정하였으며, 얻어진 추
출물은 증류수로 1 mg/mL 농도로 재용해시킨 뒤 
동일 비율로 혼합하였다. 혼합 추출물은 syringe 
filter (PVDF, 0.2 μm)를 통해 균 및 불용물을 제거
하였다. 

2.2. DPPH 라디컬 소거능 측정  
  DPPH assay는 DPPH의 라디컬 활성이 항산화제
에 의해 소거되면 원래의 520 nm 파장의 빛에 대한 
흡광도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18). 
DPPH 용액을 만들기 위해 70% ethanol을 용매로, 
DPPH를 1%(w/v)가 되도록 녹인 뒤 filter paper를 
이용해 불용된 DPPH를 제거하였다. 이 후 용액의 
520 nm 흡광도가 1.00이 되도록 70% ethanol로 다
시 희석하여 DPPH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500 μ
g/mL를 기준으로 2 배씩 희석하여 만들어진 다양
한 농도의 7가지 추출물 1.0 mL와 DPPH 용액 1.0 
mL를 혼합 후 30 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520 nm에
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추출물 및 환원된 
DPPH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실험결과에서 제
외했다. DPPH 실험결과는 ascorbic acid의 IC50를 
측정 후 비교하여 항산화능을 평가하였다.

2.3. ABTS 라디컬 소거능 측정

  ABTS assay는 ABTS의 라디컬 활성이 항산화제
에 의해 소거되면 원래의 740 nm 파장의 빛에 대한 
흡광도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19). 
ABTS 용액은 발색 되지 않은 7 mM  ABTS 용액에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녹여 12 시간 동
안 발색반응을 진행 시켰다. 이 후  발색이 끝난 
ABTS 용액의 74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가 0.7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500 
μg/mL를 기준으로 2 배씩 희석하여 만들어진 다
양한 농도의 7가지 추출물 1.0 mL와 ABTS 용액 
1.0 mL를 혼합 후 30 분간 반응시킨 후 740 nm에
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추출물 및 환원된 
ABTS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실험결과에서 제
외했다. ABTS 실험결과는 ascorbic acid의 IC50를 
측정 후 비교하여 항산화능을 평가하였다.

2.4. FRAP 측정

  실험에는 0.5 mg/mL 농도로 희석한 7가지 추
출물을 사용하였다. 7가지 추출물 2.5 mL과 0.2 
M 인산염 완충용액 (pH 6.6) 2.5 mL를 혼합하
여 일정한 pH가 나타나도록 한 뒤, 10% 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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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화 칼륨용액 2.5 ml를 주입하여 50℃에서 20 
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반응이 끝난 시료는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넣은 뒤 원심
분리(3000 × G, 15 min)하여 침전물을 제거하
였으며, 침전물이 제거된 용액 1 mL와 0.1% 
ferric chloride 용액 0.2 mL를 혼합시켰다. 그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환원력을 평
가하였다.
  FRAP은 ascorbic acid를 기준으로 standard 
curve를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2.5. 폴리페놀 함량 분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Folin–Ciocâlteu 
reagent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7가지 
추출물 1.0 mL와 증류수로 10 배 희석된 
Folin-Ciocalteu reagent 시약 0.1 mL를 반응시
킨 후  5 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한 후 CaCO3 
(5%, w/v) 1.0 mL를 주입하였다. 그 후 반응을 
위해 30 분간 방치 후 76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폴리페놀 농도는 gallic acid를 기준
으로 standard curve를 이용해 환산하였다. 

2.6.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은 플라보노이드와 알
루미늄 이온의 결합에 따른 발색 반응 차이를 통
해 측정하였다. 7가지 추출물 1.0 mL에 NaNO2 
(5%, w/v) 0.3 mL를 주입한 뒤 5 분 동안 실온
에서 방치한 후 AlCl3 (2%, w/v) 0.5 mL를 주
입한 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6 분간 방치하
였다. 마지막으로 1 M NaOH 0.5 mL를 주입하
여 중화시킨 뒤 51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플라보노이드 농도는 quercetin을 기준으로 
standard curve를 이용해 환산하였다. 

2.7. 세포 배양

  세포 독성 실험에는 B16F10 melanoma cell을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배지로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였으며, FBS (fetal 
bovine serum, Sigma, USA) 5%와 항생물질로서 
Penicillin-Streptomycin (100X) (Sigma, USA)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Melanin 생성 유도 물질로
는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
-MSH, Sigma, USA)을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DMSO에 용해시켜 처리하였다.

2.8. 세포 독성 측정

  세포 독성의 측정 방법으로는 MTT assay를 실시
하였다. 먼저 배양된 B16F10을 96 well plate에 
well 당 5×104 cell을 주입하여 24 시간 배양하였
다. 배양이 끝난 후 100 μg/mL를 기준으로 2 배 
다단희석을 통해 6.25-100 μg/mL 농도로 희석한 
7가지 추출물을 처리하여 4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차 배양 후 상층 배양액을 제거하고 MTT 용액(5 
mg/mL)를 가해준 뒤 온도 37℃, CO2 농도 5% 의 
환경에서 MTT를 결정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각 
well에 생성된 결정은 DMSO로 녹여 540 nm 에서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9. 멜라닌 생성 측정

  먼저 배양된 B16F10을 96 well plate에 well 당 
5×104 cell을 주입하여 24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100 μg/mL를 기준으로 2 배 다단희석을 
통해 6.25-100 μg/mL 농도로 희석한 7가지 추출
물과 α-MSH  100 nM을 처리하여 72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1N NaOH 0.1 μL 처리 후 
1시간 동안 방치하여 멜라닌을 용해시킨 후 405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DPPH 라디컬 소거능

  측정 전 비교를 위해 ascorbic acid의 EC50 의 
항산화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각 농도를 2.5-40 
μg/mL 범위로 반응시켜 얻어진 ascorbic acid의 
EC50 수치는 17.44 μg/mL였다.
  7가지 혼합추출물을 31.25-500 μg/mL로 희
석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Fig.1과 같다. 농도 
31.25 μg/mL 에서 16.88±3.42%, 62.5 μ
g/mL 에서 33.99±2.95%, 125 μg/mL 에서 
57.13±0.62%, 250 μg/mL 에서 89.94±2.13%, 
500 μg/mL 에서 96.43±1.40%의 DPPH 라디
칼 소거능을 보였다. 실험결과 EC50을 통해 비교 
확인한 결과 ascorbic acid 는 17.44 μg/mL, 본 
추출물은 105.74 μg/mL로 나타나 7가지 혼합 
추출물이 ascorbic acid가 라디컬 소거능을 100%
로 보았을 때 약 16.50%의 항산화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혼합추출물의 원료 중 하나인 서양민들레 
추출물의 DPPH 라디컬 소거능과 비교할 경우 
서양민들레 열수 추출물의 EC50은 176.99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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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로 7가지 혼합추출물의 항산화능이 약 1.67
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0). 한편 그라비올라 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EC50을 
계산한 결과 추출물의 EC50은 875.98 μg/mL로 
나타나 7가지 혼합추출물의 항산화능이 약 8.28
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1).

(* p<.05, ** p<.01, *** p<.001)

   Fig. 1. DPPH radical rate of 7 complex 
          extracts.

3.2. ABTS 라디컬 소거능

  측정 전 비교를 위해 ascorbic acid의 EC50 의 
항산화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각 농도를 2.5-40 
μg/mL 범위로 반응시켜 얻어진 ascorbic acid의 
EC50 수치는 9.11 μg/mL였다.
  7가지 혼합추출물을 31.25-500 μg/mL로 희
석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31.25 μg/mL 에서 20.21±1.54%, 62.5 μg/mL 
에서 41.22±1.58%, 125 μg/mL 에서 65.28± 
0.50%, 250 μg/mL 에서 92.78±2203%, 500 
μg/mL 에서 99.21±1.14%의 ABTS 라디칼 소
거능이 보였다. 실험결과를 IC50을 통해 비교 확
인한 결과 ascorbic acid 는 9.11 μg/mL, 본 추
출물은 85.31 μg/mL로 나타나 7가지 혼합 추출
물이 ascorbic acid가 라디컬 소거능을 100%로 
보았을 때 약 10.68%의 항산화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Spiraea prunifolia 뿌리 열수추출물과 해당 결
과를 비교할 경우 Spiraea prunifolia 뿌리 열수
추출물의 EC50은 124.0 μg/mL로 7가지 혼합추
출물의 항산화능이 약 1.45배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22).

(*** p<.001)

Fig. 2. ABTS radical rate of 7 complex 
           extracts.

3.3. FRAP &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Table 1은 FRAP 활성 및 폴리페놀, 플라보노
이드 함량 측정 결과이다.
  7가지 추출물과 ascorbic acid의 철 이온에 대
한 환원력인 FRAP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7가
지 추출물의 FRAP 측정 결과, 7가지 추출물의 1 
mg의 FRAP은 ascorbic acid 198.01±5.50 μg
의 FRAP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폴리페놀의 경
우 30.19±0.75 μg/mg으로 나타났으며, 플라보
노이드의 경우 9.12±0.36 μg/mg으로 나타났다. 
  상황버섯 추출물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농도를 비교할 경우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의 폴
리페놀은 16.33 μg/mg으로 7가지 혼합추출물의 
폴리페놀의 함량이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23). 한편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할 경우 상
황버섯 열수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는 4.50 μ
g/mg으로 7가지 혼합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약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세포 독성

  7가지 추출물이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7가지 추출물은 배지에서의 최종농
도가 6.25-100 μg/mL가 되도록 배합하여 배양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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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AP and polyphenol, flavonoid concentration of 7 complex extracts

Method Concentration (μg/mg) S.D

FRAP 198.01 5.50

TPC 30.19 0.75

TFC 9.12 0.36

Table 2. Cytotoxicity of 7 complex extracts on B16F10

Concentration (μg/mL) Cell survival rate (%) S.D

Cont 100.00 0.95

6.25 99.23 1.64

12.5 97.16* 0.63

25 94.00** 1.08

50 92.32** 0.88

100 90.06* 2.83

(* p<.05, ** p<.01)

  실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100 μg/mL 
농도에서 90.06±2.83%, 50 μg/mL 농도에서 
92.32±0.88%, 25 μg/mL 농도에서 94.00± 
1.08%, 12.5 μg/mL 농도에서 97.16±0.63%, 
6.25 μg/mL 농도에서 99.23±1.64%의 세포 생
존률이 나타났다.
  대조군과 student‘s t test를 통해 비교한 결과 
12.5 μg/mL부터 유의미한 세포독성을 보였다. 
하지만 ISO 10993-5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5호의 기준에서 20% 이상의 세포 독
성을 나타내었을 때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며, 이러한 기준으로는 모든 실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미백 활성

  7가지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B16F10의 멜라닌 생성량을 측
정하였다. 7가지 추출물은 배지에서의 최종농도
가 6.25-100 μg/mL가 되도록 배합하여 배양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100 μg/mL 
농도에서 34.70±2.97%, 50 μg/mL 농도에서 
33.88±4.95%, 25 μg/mL 농도에서 32.73± 
6.89%, 12.5 μg/mL 농도에서 27.30±6.25%,   
 

6.25 μg/mL 농도에서 23.36±4.19%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비교를 위해 
arbutin 100 μg/mL 농도에서 실험을 실시하였
으며 30.69±4.34%의 효과가 나타났다.
  상황버섯 추출물과 미백활성을 비교할 경우 열
수 추출물에서 양쪽 최대 30% 이상의 미백효과
를 내었으나 저농도 조건인 25 μg/mL에서의 결
과를 비교했을 때, 상황버섯의 경우 21.46%의 미
백효과를 보인 데 비해, 7가지 추출물의 경우 
32.73%의 미백효과를 보여 약 1.5배 더 높은 미
백효과를 보였다23).
  한편 개별 추출물에 대한 예비 실험 결과 중 
가장 높은 황금 열수 추출물의 경우 100 μg/mL 
농도에서 28.31±1.57%의 미백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황금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와 멜라닌생성 
저해 효과에 대한 선행논문에서 농도에 따라 최
대 29%의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를 보인 것과 유
사하다24). 한편 본 혼합 추출물은 황금 열수 추출
물에 비해 약 6.39%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혼합 
추출물의 경우 황금 추출물의 비율이 낮음에도 
황금추출물보다 높은 효과를 보여 상승효과가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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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lanin production rate of 7 complex extracts on B16F10

Concentration (μg/mL) Melanin production rate(%) S.D

Cont 100.00 4.67

6.25 76.64** 4.19

12.5 72.70** 6.25

25 67.27** 6.89

50 66.12** 4.95

100 65.30** 2.97

(** p<.01)

4. 결 론

  본 연구는 비건 인증 화장품 원료인 G. 
maculatum Extract, O. biennis Flower Extract, 
D. kaki Leaf Extract, Dandelion (T. officinale) 
Leaf Extract, E. prostrata Extract, S. alba Bark 
Extract, S. baicalensis Root Extract의 혼합 추
출물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 활용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항산화 실험과 미백 실험, 세포독성 실
험을 실시하였다.
  항산화 실험에는 5 종의 라디컬 소거능 실험과 
2종의 미백 실험을 실시하였다. DPPH 실험에서
는 105.74 μg/mL의 EC50을 나타내었으며, 
ABTS 실험에서는 85.31 μg/mL의 EC50을 나타
내었다.
  7가지 추출물의 철 이온에 대한 환원력인 
FRAP을 측정한 결과, 7가지 추출물의 1 mg의 
FRAP은 ascorbic acid 198.01±5.50 μg의 
FRAP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폴리페놀의 경우 
30.19±0.75 μg/mg으로 나타났으며, 플라보노이
드의 경우 9.12±0.36 μg/mg으로 나타났다. 
  미백에 대한 세포실험결과 연구에 사용된 농도 
범위에서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며, 
본 추출물이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백 활성을 띄는 상황
버섯 열수 추출물과 비교하여 약 1.5배 높은 미
백효과를 보여 화장품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수
준의 미백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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