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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薑의 藥理効能에 대한 最近 國內 硏究 動向

황보샘결, 노종성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Recent Research Trends in the Pharmacological Effects of Zingiber officinale in Korea

Saem-Gyeol Hwang Bo, Jong Seong Roh

Dept. of Herbal Prescrip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cent research on the pharmacological effects of Zingiber officinale.

Methods: We searched for papers from databases such as ScienceON, RISS, DBPia, and NaNet. The pap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harmacological effects, and the selected studies were analyzed.

Results: Six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in the study.
1. Four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effects of anti-inflammation using in vitro or in vivo experiments.
2. Two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effects of antioxidants using in vitro experiments.
3. Other pharmacological effects, including improvement of gastrointestinal function, inhibition of body temperature reduction,

and anti-aging, were investigated using in vitro or in vivo studies.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Z. officinale has several pharmacological effects, including anti-inflammation and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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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강(生薑, Zingiber offcinale Roscoe)은 생강과

(Zingiberraceae)에 속하는 아열대, 또는 열대 원산

지의 다년생 초본식물의 하나로서1,2, 지하에 근경

이 있고, 지상에는 잎이 나와 있으며, 생강(生薑),

강(薑), 새앙 등으로 부른다3. 생강은 종자를 얻기

어려워 근경으로 무성번식 시키므로 품종수가 비

교적 적은 편이지만 속의 수는 80~90개에 달한다4,5.

이러한 생강은 근경의 특유한 향기와 매운맛 때

문에 기호성 있는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명의별록(名醫別錄)≫에 처음으로

생강이라는 한약명으로 <微溫, 辛, 歸五臟, 去痰,

下氣, 止嘔吐, 除風邪寒熱, 久服小志少智, 傷心氣>

로 기재된 이래 현재까지 상용다빈도 약재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6. 주로 해표산한(解表散寒),

온중지구(溫中止嘔), 온폐화담지해(溫肺化痰止咳)하

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외감풍한(外惑風寒), 위

한구토(胃寒嘔吐), 장만(腸滿), 설사(泄瀉), 한담해

수(寒痰咳嗽), 천해(喘咳) 등을 치료하는 데 많이

이용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 반하(半夏), 남성(南星)

의 독을 해독(解毒)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유독 약물을 법제(法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7,8.

생강은 오래전부터 향신료와 한약재로 많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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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왔다. 생강뿌리는 두통, 감기, 메스꺼움 및

구토와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데 사용

되어왔다. 또한, 민간에서는 생강을 이용해 개나

독충에 물렸을 때 생강 절편을 환부에 붙이고 생

강차를 끓여 마셨으며, 귀 안에 벌레가 들어가는

등으로 인해 농혈(膿血)이 계속될 때 생강즙을 귓

속에 넣기도 하였다9. 그리고 생강정과, 강란(薑卵),

생강잎 부각, 생강줄기 장아찌 등 요리에도 이용하

고 있다9.

이와 같이 한약재와 식품으로 많이 활용된 생강은

약리 효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강의

80~90%는 수분이며, 전체 고형물의 40~60%를 전분

이 차지하고 있다10,11. 주요성분으로는 hydrocarbon류,

keton류, alcohol류의 증류성분과 zingiberol, zingiberene

등의 정유성분이 확인되었다12,13. 특히 정유성분 중

생강의 매운맛을 내게 하는 주성분인 6-gingerol은

항산화와 항염증 기능이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14,15. 또한 생강 추출물의 DNA손상 억제작

용16, 종양억제 및 소염작용17, 항산화제 작용14,18 및

항균 작용19, 국소 뇌혈류량의 증가20 등이 보고되

어 있다.

이처럼 생강은 국내에서 다용하는 한약재일 뿐

만 아니라 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강을 기반으로 한 한약제제나 건강

증진 목적의 제품 개발이 용이하며, 생강의 다양한

효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한약제제나 한의학 이론

에 기반을 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개발 혹은

개선 등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생강에 대한

최근 국내의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생강의 유의한

약리효과를 분석하고 한의학적 효능과 비교하며,

가공방법에 따른 약리효과의 차이 등을 알아보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정보원 및 문헌검색 전략

생강에 대한 한의학적 약리 효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명의별록(名醫別錄)≫6, ≪본초학(本草學)≫7,

≪임상본초학(臨床本草學)≫8 등의 한의학 서적을

조사하였으며, 생강의 다양한 실험 연구 결과를 알

아보기 위해 국내 논문을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찾아보았다.

검색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www.ndsl.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학술정보서비

스(http://www.riss.kr), 학술콘텐츠플랫폼(http://www.

dbpia.co.kr)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키워드로는 생강, 生薑, 乾薑, 건생강, 백강, 생강

연구, 생강 추출물, 생강효능, 생강염증, 생강해열,

생강건위작용, Zingiber offcinale Roscoe, zinger, Beopje,

gastritis, Zingerone, HCl-ethanol, Gingerol, 6-Shogaol

를 사용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생강과 한의학을 포

함하여 검색 키워드끼리 조합하여 검색을 진행하

였다.

2.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

국내 논문을 취합하여 초록과 제목을 토대로 생

강에 관련된 논문을 전부 찾은 다음 중복되는 논

문들을 제외하였다. 생강 고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과 한약재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써 활용

가능한 생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생강의 전체

추출물 혹은 분획 추출물을 활용한 실험 연구 논

문을 선별하였으며, 생강을 활용한 임상 연구 논문

과 다른 약재와 생강의 복합추출물과 생강의 일부

유효성분에 대한 논문들을 제외하여 최종 문헌들

을 선별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선별한 최종 문헌을 약리 효능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포함한 In vitro

실험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실험에 사용한 생강의

기원, 가공방법 및 추출방법 등을 확인하였다.

4. 데이터 추출

본문에 활용되는 논문을 기간 내 설정(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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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하여 최종 선정된 문헌을 각각 정리한 후 생

강 추출물의 약리 효능을 정리하였다.

Fig. 1. Flowchart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Ⅲ. 결 과

1. 생강의 항염증 효과

생강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실험 논문은 4편이 있

었으며,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실행하였다(Table 1).

Hwan-Yung Jung(2009)의 연구는 생강의 헥산

분획물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다21. 쥐의 뇌대식

세포주(mouse microglial line)인 BV2세포를 이용

하여 실험하였으며, LPS 매개 염증반응에서 NO,

IL-Iβ, TNF-α, PGE2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

시켰다21.

Sin-Jeong Kim(2012)의 연구는 다양한 생강 추

출물을 활용하여 급성 위염의 항염증 치료를 확인

하였다22. 수컷 흰쥐를 HCL-ethanol로 급성위염을

유도하여 70% ethanol로 열수 추출 및 농축한 일

반생강과 법제 생강의 위손상 억제 효과를 확인하

였고, 모두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2.

2014년 연구에서는 dextran sulfate sodium(DSS)

로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한 수컷 마우스에게 각각

의 생강 추출물과 법제 생강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모두 대장 길이의 축소와 체중감소 억제를 확

인하였고, 염증 관련 인자인 iNOS, COX-2의 유전

자 발현과 염증 초기에 증가하는 혈청 IL-12 및

IL-6, TNF-α, IFN-γ의 농도가 법제 생강 추출물

을 투여한 경우 생강 추출물 투여한 경우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23.

So-Young Kim(2021)의 연구에서는 LPS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 RAW264.7 세포에 생강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열수와 에

탄올을 이용한 용매를 달리한 추출물에서 염증 반

응시 생성되는 NO 및 염증 인자인 TNF-α생성을

유의적으로 억제시키며 에탄올 추출물보다 열수

추출물이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24.

2. 생강의 항산화 효과

생강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실험 논문은 2편이

있었다(Table 2).

Eun-Ju Lee(2011)의 연구에서는 6-gingerol를 초

임계로 추출했을 때 45 ℃ 이상의 고온과 200 bar

이상 고압 추출 시 많은 양의 항산화 성분이 추출

되었고, 생강박추출물의 경우는 온도와는 상관없는

100bar 압력에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25.

So-Young Kim(2021)의 연구에서는 ABTS 및

DPPH 라디컬 소거 활성 측정을 활용하여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였다. 생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은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능이 증

가하였으며, ABTS 라디컬 소거 활성 측정에서는

고농도의 생강 추출물이 모두 항산화제인 BHA를

처리한 양성 대조군과 유사한 항산화 효능을 나타

내었다24.

3. 생강의 기타 효과(Table 3)

1) 위장기능 개선 효과

Nam-Seok Kim(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재래종

과 개량종 생강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장통과시간을 단축시켜, 양과 속도면에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26.

2) 체온저하 억제 효과

Nam-Seok Kim(2010)의 연구에 따르며 재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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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량종 생강 추출물은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생쥐의 체온 저하를 억제하는 효과는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 생강 추출물은 투여 40분 후에 생쥐의

체온을 0.384 ℃ 증가시켰다26.

3) 항노화 효과

So-Young Kim(2021)의 연구에서 생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모두 저농도에서 높은

tyrosinase 활성 억제가 나타났으며 0.1 mg/ml 농

도에서는 생강의 열수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

다 유의적으로 우수한 tyrosinase 활성 저해가 나타

나 피부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4.

Study Animal/cell type Intervention (dose) Result

Hwan-Yung Jung
(2009)

LPS-stimulated
BV2 microgial cell

Hexane fraction of
Zingiber officinale
(1, 10 μg/ml)

Inhibit the production of NO, PGE2, TNF-
α, and IL-1β.
Decrease the mRNA expressions and protein
levels of iNOS, COX-2, TNF-α, and IL-1β.

Sin-Jeong Kim
(2012)

Male SD rats
(HCL-ethanol
induced gastritis

model)

Ethanol extract of
Zingiber officinale or

beopje Zingiber officinale
(35, 350 mg/㎏)

Ginger and beopje ginger:
Increase the inhibition rate of gastric injury
in a dose-dependent manner.
Decrease the level of gastric juice secretion.
Beopje ginger:
Increase the pH of the gastric juice.
Decrease the acidity.

Sin-Jeong Kim
(2014)

Male Balb/c mice
(DSS-induced
colitis model)

Ethanol extract of
Zingiber officinale or

beopje Zingiber officinale
(500 mg/ml)

Increase body weights and colon length.
Decrease expression levels of IFN-γ, IL-6,
TNF-α, and IL-12.
(The effects could be increased through beopje)

So-Young Kim
(2021)

LPS-treated Raw
264.7 cell

Water or ethanol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0.1, 0.25, 0.5 mg/ml)

Inhibit the production of NO and TNF-α.

Table 1. In Vivo and in Vitro Studies of Anti-inflammatory Effects of Ginger

Study Intervention (dose) Result

Eun-Ju Lee
(2011)

Supercritical fluid extracts
from Zingiber officinale

SPF oil and Marc ethanol fractions of Zingiber officinale have
good scavenging effects against DPPH and ABTS radicals

So-Young Kim
(2021)

Water or ethanol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0.1, 0.5, 1, 5 mg/ml)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increased
in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s.
Zingiber officinale extracts showed higher activities on reducing
power than the positive control at high concentration.

Table 2. In Vitro Studies of the Antioxidant Effects of G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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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nimal

/cell type
Intervention (dose) Result

Improvement
of

gastrointestinal
function

Nam-Seok Kim
(2010)

Male SD
rats

Water extracts of
native or improved
Zingiber officinale

(2 ml/day)

Decrease the gastrointestinal transit time.
Increase the fecal weight.
Increase gastrin and CGRP immunoreactive
density.

Inhibition of
body tempera-
ture reduction

Male
C57BL/6N

mice

Water extracts of
native or improved
Zingiber officinale

Increase inhibiting effect of decreasing body
temperature induced by serotonin

Anti-aging
So-Young Kim

(2021)
In vitro
study

Water or ethanol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0.1, 0.5, 1, 5 mg/ml)

Inhibit activities of tyrosinase and collagenase
(the rate is larger at low concentration)

Table 3. Other Effects of Ginger

Ⅳ. 고 찰

예로부터 한방에서 생강은 본래의 생강 외 건강

(乾薑), 포강(炮薑), 외강(煨薑), 생강피(生薑皮), 생

강즙(生薑汁)의 형태로 사용되었다27.

생강에 포함되어있는 화합물들은 다양한 생리활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성이 맵고

따뜻하며, 폐비위경(肺脾胃經)에 작용한다. 소화불

량이나 복통에 이용되어왔고, 건위제(健胃劑), 진

토제(鎭吐劑)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14,27.

생강 및 건강이 들어가는 주요 처방 중 생강반

하탕(生薑半夏湯)과 생강감길탕(生薑甘桔湯), 생강

귤피탕)生薑橘皮湯, 치자생강시탕(梔子生薑豉湯)은

구토나 구역감이 있는 곳에 쓰며, 생강사심탕(生薑

瀉心湯)은 건위작용이 있으며, 생강부자탕(生薑附

子湯), 단생강환(單生薑丸)은 한열, 발열에 쓰인다28.

이중탕(理中湯)에서는 비위기(脾胃氣)의 운화를 정

상화시켜주며, 대건중탕(大建中湯)은 수술 후에 발

생하는 협착에 소아의 장질환 및 장폐색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28. 이는 대건중

탕(大建中湯)이 위장관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생강의 주요 성분인 6-shogaol이 주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건

중탕(大建中湯)이 온리제(溫裏濟)로서의 작용을 뒷

받침하는 연구결과로 여겨진다28.

이처럼 생강은 국내에서 한의약을 포함하여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강에 대한 국

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항염증을 비롯한 여러 효능에 대한 실험연구가 진

행되고 있었다.

인체는 침입하는 병원체를 인식하고 적절한 면

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염증

은 암, 심혈관계 질환 및 신경질환을 포함하여 다

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29.

Pro-inflammatory cytokines, tumor necrosis factor

(TNF-α), lipopolysaccharide(LPS)와 같은 자극은

염증반응의 전사인자인 NF-κB를 활성화시키며

iNOS, COX-2 등을 발현시켜 nitric oxide(NO)와

prostaglandinE2(PGE2)를 생성하여 염증을 일으킨

다29.

활성질소종인 NO는 주로 체내 모든 기관의 대

식세포의 L-arginine으로부터 NO 합성경로 통해

iNOS에 의해 합성되는 자유 라디칼로써 세포내 항

상성 유지, 신경전달 물질의 운반, 항암작용 및 세

포독성 등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LPS나 IFN-γ, β-amyloid 등의 자극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세포독성과 염증반응을 통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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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2.

생강 추출물은 NO합성효소인 iNOS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고, iNOS의

유전자 발현 전사를 조절함으로써 iNOS의 합성을

억제하여 NO의 생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21.

이는 생강 추출물이 다양한 염증질환의 개선에 효

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GE2는 COX-2에 의해 합성되는 대표적인 염증

유발물질이다33. COX-2의 발현 증가는 염증 반응

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궤양성 환자의 염증 부위의

점막에서 COX-2의 발현이 증가된다34. 반면 COX-1

은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COX-1의 억제는 위장관

을 자극하므로 COX-2의 선택적 억제는 염증 치료

에서 부작용을 줄이는게 중요한데, 생강의 구성성

분인 gingerols과 shogaols은 선택적으로 COX-2를 억

제한다35. 특히 생강에 포함되어있는 phytochemicals

중의 하나인 6-gingerol은 여러 agonist에 의해서

NF-κB 활성화와 COX-2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킴으로써 PGE2 생성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4,35.

LPS는 종양괴사인자(tumornecrosis factor, TNF)

와 관련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강력한 염증원인

데, 특히, TNF-α, IL-1β 등의 분비를 유도하여 염증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다양한 cytokines

분비를 통해 신체 각 부위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

게 된다36.

TNF-α는 다량 분비될 경우 NO, prostaglandins,

leukotrienes, 혈소판 활성인자 등 염증 매개 물질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손상을 유도하여 각종

염증질환을 일으킨다29.

생강의 추출물은 NO, TNF-α, IL-1β, PGE2와

같은 염증 유발 인자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항염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1,23,24.

생강은 실제 염증 관련 질환의 치료 효능에 대

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위염과 위손상에 관한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7-39.

위염은 위점막에 염증세포의 침윤이 있는 상태

로, 급성 또는 만성염증으로 나누어지며, 노화나

다양한 외부인자에 대한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나

타난다37. 위운동이 증가되고 위액이 많이 분비될수

록 위손상이 악화되게 되는데37, 법제생강 추출물은

위점막 보호효과를 지니고, 위운동 항진을 완화시

키며, 위액 분비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생강이 한의학적으로 건위제(健胃劑)로 활용

이 되며, 장만(腸滿), 설사(泄瀉) 등의 치료에 활

용되는 것7,8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더 나아가 생

강이 법제과정을 통해 溫裏 작용이 강해지고, 지혈

효능이 증가되었으며, 6-gingerol의 함량 또한 증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8. 또한 위액의 산

도는 위손상의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법제생강 추출물은 위액의 산도를 조절

하여 위점막 손상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22,39.

항산화는 산화를 억제하는 효능으로 세포의 손

상과 노화와 관련이 많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 확

보한 산소를 이용하여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

들어내는 등 여러 생리 작용을 하게 되지만, 이 과

정에서 활성도가 높고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생성

된다40. 활성산소는 체내 정상 세포를 손상시켜 각

종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활

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세포의 산화와 노화 방지

에 중요하다40.

항산화 효능 측정하기 위해서는 활성도가 높은

자유라디칼을 얼마나 환원을 시키는지 확인하는

실험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주요 방법으로 DPPH

와 ABTS법을 활용한다. DPPH와 ABTS법은 안정

된 자유라디칼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환원되어 특

유의 색이 탈색되는 원리로 분석하는 방법이다25.

생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은 실험 결과 두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yrosinase의 활성 저

해는 고농도(5 mg/ml)보다 저농도(0.1 mg/ml)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강의 항산화 효능은

다양한 Phenol 및 flavonoid compounds와 6-gingerol,

6-shogaol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4,43.



生薑의 藥理効能에 대한 最近 國內 硏究 動向

1192

생강의 위장관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도 진행되었다. 소화는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

하여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게 분해하는 과정이며,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

다44. 정상적인 소화를 위해서 위장관 운동이 원활

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소화액의 분비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화와 관련된 위산의 분비

는 gastrin, histamin 및 acetylcholine이 관여하여

점액의 분비와 생산을 자극한다45,46.

개량종과 재래종의 생강추출물을 랫드에 투여하

였을 때 위장관 통과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배변의

양도 많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생강추출물의 복용

이 위장관 운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산분비와 관련된 gastrin 분비세포와 위점막 혈관

확장과 관련된 CGRP 분비세포를 증가시켜 위장

관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된다26. 이는 생강

의 개위(開胃), 소식(消食)작용7,8이 실제 위장관 운

동 촉진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강 추출물은 체온저하 억제에 관련된 실

험이 진행되었는데, 생강추출물의 투여는 serotonin

에 의해 체온이 저하된 랫드를 다시 정상 체온으

로 회복시켰으며, 이는 생강의 한의학적 溫裏作用

이 실제 체온저하 억제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26.

노화 중 피부노화는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로 일

어날 수 있는데47, 자외선은 피부에 ROS를 과다하

게 생성시켜 collagen과 elastin 단백질을 산화시켜

피부 손상과 주름 형성 및 피부탄력 저하를 일으

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며, 다양한 염증성 인자들

의 발현을 도와 피부 염증반응을 일으킨다24. 생강

추출물은 tyrosinase 및 collagenase의 활성을 억제

시켜 항노화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24. 생강은 폐경에도 작용하여 이폐(利肺)를 하는

효능이 있는데7,8, 폐와 관련된 피부건강에도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다용하는 한약재이면서 식품

등에도 많이 활용되는 본초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염증, 항산화, 항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활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위장기능 개

선, 체온저하와 같은 질병을 개선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입증되었다(Fig. 2). 또한 동

일한 생강이라도 2차 가공의 유무와 용매의 차이

에 따라 약리 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생강은 국내에서 많이 활용하는 데에 비

해 연구의 수가 적으며, 대부분 항염증, 항산화 효능

에 대한 실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생강

에 대한 국외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

부분은 생강의 주요 성분인 6-shogaol과 6-gingerol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강의 전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8. 생강의

주요 성분 중 6-shogaol과 6-gingerol이 신경보호

효과 작용이 있을 것으로 밝혀졌으며48, 특히 알츠

하이머 치매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하여 동물실험

과 임상연구에서 기억력 개선과 신경 성장 인자

(NGF)의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49.

생강 추출물은 진통효과도 확인되었는데, 기계

적 통증, 자발통, 온도적 통증 모두 동물실험을 통

해 진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50. 또한 생강의

주요 성분인 6-shogaol과 6-gingerol 역시 3종의 통

증에 진통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50.

또한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간세포암, 위선암, 흑

색종, 자궁경부암, 폐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생강 추출물의 작용과 그 기전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51-54. 또한 직접적인 항암효과와 더불어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유방암환자의 화학요법에 의한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이 생강의 사용으로 인해 유의미하게 완화될

수 있음을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55.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특징과 남성 호르몬활성

을 통해 정자의 형성과 생존율, 운동성 향상을 통해

생식력 지수를 개선시키는 효능이 동물실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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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되었으며56, 그외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 루푸스 등 다양한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7.

이와 같이 현재까지 생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양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여러 방면의 연구

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항염

증, 항산화 효능 외 체온 저하 억제 등 새로운 효

능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생강의 개량종과 재래종

의 효능 비교나, 법제에 따른 효능 비교 결과는 향

후 더 나은 한약제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 개

발 및 제작 방법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생강의 다양한 효능을 입증

하고, 추출방법 및 2차 가공의 유무에 따른 효능

비교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

후 이를 분석하여 한약제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 개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Fig. 2. Pharmacological effects of ginger.

Ⅴ. 결 론

생강의 약리효능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

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쓰여진 관련 국내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생강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염증 효과를

알아본 실험논문 4편, 항산화 효과를 알아본 실험

논문 2편, 그 외의 3가지 효과를 알아본 실험 논문

1편을 포함하여 7편을 최종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항염증 효능을 보기 위한 4편의 논문에서는 전

체추출물을 이용을 하였고, 그 결과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항산화를 위한 논문 2편에서는 in vitro와 세포

실험에서 연구 모두 양성 대조군에 비해 유익한

결과를 나타냈다.

3. 그 외의 3가지 효과를 알아본 논문에서는 항노

화, 위장기능 개선, 체온저하 억제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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