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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의 항산화성분 및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재배지역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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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ultivated area on antioxidant com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orghum were determined.
The cultivated areas were Miryang (plain area of interior), Wonju (mountainous territory), and Sinan (coastal
area), and the cultivated varieties were Hwanggeumchal-susu (HGCS), Daepung-susu (DPS), Whinchal-susu
(WCS), Tojong-susu (TJS), and Mae-susu (MS).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methanolic extracts
were 19.64 and 19.32 mg gallic acid equivalent (GE)/g in un-hulled MS and DPS on the cultivated Wonju. The
highest total flavonoid content was 7.54 mg catechin equivalent (CE)/g in un-hulled DPS on cultivated Wonju.
Generally, antioxidant compound contents of sorghum on cultivated Wonju were higher than those of Miryang
and Sinan. Further, un-hulled HGCS, DPS, and MS were higher than un-hulled WCS and TJS.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methanolic extracts of sorghum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with
the cultivated areas, whereas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with cultivated varieties.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un-hulled HGCS, DPS, and MS with red or dark brown seed coats were higher than those of un-hul-
led WCS and TJS with white seed c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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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수(Sorghum bicolor L. Moench, sorghum)는 외떡잎식

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1)로 열대아프리카가 원산지

로 건조지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용도에 따라서 곡용수

수(grain sorghum), 단수수(sorgo), 소경수수(장목수수;

broom-corn)가 재배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식량자원이다(2). 수수는 쌀,

보리, 밀, 옥수수에 이어 중요한 잡곡으로 식이섬유, phenolic

compounds 등의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3), phe-

nolic compounds의 대부분은 flavonoid로 알려져 있고(1) 최

근 수수의 생리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수수의 polyphenol 추출물은 강한 항돌연변이성(4)을 가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수수의 항산화활성(5)과 콜레스테

롤 생합성 관련 효소인 HMG-Co A reductase 활성을 억제

(6)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작물의 재배환경에 대한 연구로는 재배환경에 따른 보리

의 β-glucan 함량에 관한 연구(7)에서 β-glucan 함량은 재

배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쌀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8)에서 품종별 아밀로그램 특성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검정콩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의 함량을 재배지역(9) 및 고도(10)에 따라 함량

변이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륙평야지인

경남 밀양과 산간지인 강원 원주, 해안지인 전남 신안에서

5개의 수수를 재배하여 수확된 수수의 항산화성분 및 항산

화활성을 검정하여 우수한 활성을 가진 수수 재배를 위한

각 지역에 적합한 수수 품종을 추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의 재배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수수는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흰찰수

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 등 5종으로 시험 장소는 내륙평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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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eding, planting, earing and harvest times of sor-
ghum with the cultivated areas

Variety
1)
Location

2) Seeding Planting Earing Harvest

HGCS
Miryang
Wonju
Sinan

5. 15
5. 15
5. 15

5. 31
6. 1
6. 3

7. 16
7. 21
7. 23

9. 3
9. 8
9. 10

DPS
Miryang
Wonju
Sinan

5. 15
5. 15
5. 15

5. 31
6. 1
6. 3

7. 19
7. 25
7. 26

9. 6
9. 12
9. 13

WCS
Miryang
Wonju
Sinan

5. 15
5. 15
5. 15

5. 31
6. 1
6. 3

7. 27
7. 27
7. 29

9. 14
9. 14
9. 16

TJS
Miryang
Wonju
Sinan

5. 15
5. 15
5. 15

5. 31
6. 1
6. 3

7. 16
7. 19
7. 19

9. 3
9. 6
9. 6

MS
Miryang
Wonju
Sinan

5. 15
5. 15
5. 15

5. 31
6. 1
6. 3

7. 21
7. 27
7. 28

9. 8
9. 14
9. 15

1)HGCS: Hwanggeumchal-susu, DPS: Daepung-susu, WCS:
Whinchal-susu, TJS: Tojong-susu, MS: Mae-susu.
2)Miryang: 35° 29' 42" N, 128° 44' 27" E, altitude above sea
level 13 m, Wonju: 37° 13' 59" N, 128° 05' 08" E, altitude above
sea level 330 m, Sinan: 35° 05' 05" N, 126° 17' 41" E, altitude
above sea level 15 m.

Miryang

Wonju

Sinan

Hwanggeumchal-susu Daepung-susu Whinchal-susu Tojong-susu Mae-susu

Fig. 1. Sorghum with the cultivated area.

인 경남 밀양과 산간지인 강원 원주, 해안지인 전남 신안에

서 재배하였다. 파종은 2010년 5월 15일 파종하여 5월 31일

(밀양)과 6월 1일(원주), 3일(신안)에 정식하였으며, 재식본

수는 1본으로 하였고 재식거리는 120×20 cm로 하였다. 시

료의 수확 시기는 출수 후 50일이 되는 9월 초중순에 수확을

하였으며, 각각의 시료의 파종기, 정식기, 출수기, 수확기에

대한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재배기간 동안의 기상은 밀양,

원주, 신안의 평균기온은 각각 24.8, 24.4 및 23.5oC로 나타났

으며, 강수량은 각각 860.3, 907.4 및 878.2 mm로 나타났고

일조시간은 각각 645.2, 500.8 및 653.3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재배하여 수확한 수수 종자의 상태는 Fig. 1과 같

이 재배지역에 따라 외관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원주에서 재배한 수수가 외관상 우수한 품질을 보였

다.

메탄올 추출물의 제조

항산화성분 및 항산화활성 측정을 위한 전처리는 종자상

태의 시료(조곡)와 시험용 도정기(Ssang Yong Machine Ind.,

Inchon, Korea)를 이용하여 종자의 왕겨 부분을 벗겨낸 시료

(정곡) 등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직전에 Vibrating

sample mill(CMT Co. Ltd., Tokyo, Japan)로 분쇄하여 분석

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항산화활성 측정에 있어 추출물의 수

율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항산화성분의 추출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11). Zielinski

와 Kozlowska(12)는 메탄올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추출물

의 높은 항산화활성과 항산화성분 함량을 보고하여 본 연구

에서 메탄올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였다. 분쇄된 수수 5 g을

취하여 80% 메탄올 50 mL을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진탕추

출(SK-71 Shaker, JEIO Tech, Kimpo, Korea)을 2회 실시한

다음 여과하여 감압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로

40°C에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여기에 80% 메탄올을

이용하여 재용해한 후 50 mL로 정용하여 -2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고 수수 추출물은 10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항산

화성분의 함량과 라디칼 소거활성을 시료 g당 성분 표준품

의 당량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1514 우관식․이재생․강종래․고지연․송석보․오병근․서명철․곽도연․남민희

(A)

bB

cC

bD

bAaA

aA

aC

aD

aA

aB

cBbB

bC

cB

bA

0

5

10

15

20

HGCS DPS WCS TJS MS

To
ta

l p
ol

yp
he

no
l c

on
te

nt
  .

 (m
g 

ga
llic

 a
ci

d 
eq

ui
va

le
nt

/g
 s

am
pl

e)
  . Miryang Wonju Sinan

(B)

bB

bC

aD

aA
aA aB

aC

aD

aA

bB

cB
aB

aC

bB
cA

0

5

10

15

20

HGCS DPS WCS TJS MS

To
ta

l p
ol

yp
he

no
l c

on
te

nt
  .

(m
g 

ga
llic

 a
ci

d 
eq

ui
va

le
nt

/g
 s

am
pl

e)
  . Miryang Wonju Sinan

Fig.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un-hulled (A) and hulled
sorghum (B) with the cultivated areas.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 at the same cultivated area of sorghum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Mean values in the same col-
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 of one variety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성분 분석

수수 80%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

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13). 각 추출물 50 μL에 2% Na2CO3 용액

1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

agent(Sigma-Aldrich, St. Louis, MO, USA) 50 μL를 가하

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

고, 표준물질인 gallic acid(Sigma-Aldrich)를 사용하여 검

량선을 작성하여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G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Jia 등

(14)의 방법에 따라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 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 방치하고 1 N NaOH 500 μL를 가하였다.

11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

준물질인 (+)-catechin(Sigma-Aldrich)을 사용하여 검량선

을 작성하여 시료 g 중의 mg catechin equivalent(C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측정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활성은 ABTS(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Aldrich) 및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Aldrich) rad-

ical의 소거활성을 측정하였으며(15), DPPH 및 ABTS rad-

ical의 소거활성은 mg TE(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g sample로 표현하였다. DPPH radical의 소거활

성은 0.2 mM DPPH용액(99.9% ethanol에 용해) 0.8 mL에

시료 0.2 mL를 첨가한 후 520 nm에서 정확히 30분 후에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의 소거활성은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

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용액을 735 nm

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3.6×104
M-1cm-1)를 이용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

히 30분 후에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mean±SD로 표

현하였다. 또한 얻어진 결과를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수의 항산화성분에 미치는 재배환경의 영향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물질로 다

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페놀성 화합물의 phenolic hy-

droxyl기가 단백질과 같은 거대분자와의 결합을 통해 항산

화, 항암 및 항균 등의 생리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6).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 중 polyphenolic

화합물들은 우수한 항산화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는 free radical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phenolic ring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17). 또한 곡류의 fla-

vonoid는 주로 anthocyanidins, flavonols, flavones, cathe-

chins 및 flavanon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에 따

라 특정 flavonoid는 항산화 및 항균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재배환경에 따른 수수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수수 조곡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Fig.

2A)은 내륙평야지인 경남 밀양에서 재배한 황금찰수수, 대

풍수수, 흰찰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에서 각각 16.63, 16.73,

2.63, 6.01 및 12.84 mg GE/g으로 황금찰수수와 대풍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산간지인 강원 원주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15.71, 19.32, 3.13, 9.88 및 19.64 mg

GE/g으로 대풍수수와 메수수가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해

안지인 전남 신안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9.30, 7.17, 2.70,

9.31 및 6.61 mg GE/g으로 황금찰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정곡 추출물(Fig. 2B)의 경우 내륙평야지는



수수의 항산화성분 및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재배지역의 영향 1515

(A)

bB

bD

aC

bA
aA

aB

abD
aD

aA

aC abA

aD

aBC

cB

bCD

0

2

4

6

8

HGCS DPS WCS TJS MS

To
ta

l f
la

vo
no

id
 c

on
te

nt
  .

(m
g 

ca
te

ch
in

 e
qu

iv
al

en
t/g

 s
am

pl
e)

  .

Miryang Wonju Sinan

(B)

aAB aA

aC

aC

abBaB

aA

aC
aC

aA

bAB bAB

aB aB

bA

0

1

2

3

4

5

HGCS DPS WCS TJS MS

To
ta

l f
la

vo
no

id
 c

on
te

nt
  .

(m
g 

ca
te

ch
in

 e
qu

iv
al

en
t/g

 s
am

pl
e)

  . Miryang Wonju Sinan

Fig. 3. Total flavonoid contents of un-hulled (A) and hulled
sorghum (B) with the cultivated areas.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 at the same cultivated area of sorghum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Mean values in the same col-
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 of one variety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황금찰수수(18.03 mg GE/g)와 대풍수수(18.67 mg GE/g)

가, 산간지는 대풍수수(19.91 mg GE/g)가, 해안지는 황금찰

수수(10.68 mg GE/g)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Fig. 3과 같이 수수 조곡 추출물

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Fig. 3A)은 내륙평야지인 경남 밀

양에서 재배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흰찰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에서 각각 5.91, 5.22, 2.18, 1.24 및 3.77 mg/g으로

황금찰수수와 대풍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

며, 산간지인 강원 원주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5.25, 7.54,

2.28, 1.51 및 6.41 mg/g으로 대풍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해안지인 전남 신안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2.81, 3.80, 2.96, 1.92 및 5.05 mg/g으로 메수수가 유의적

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정곡 추출물(Fig. 3B)의 경우 내륙

평야지는 황금찰수수(3.21 mg GE/g)와 대풍수수(3.52 mg

GE/g)가, 산간지는 대풍수수(3.61 mg GE/g)와 메수수(3.29

mg GE/g)가, 해안지는 메수수(1.82 mg GE/g)가 유의적으

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 등의 항산화성분 함량은 산간지인 강원 원주에서 재

배한 수수가 높은 함량을 보였고 해안지인 전남 신안에서

재배한 수수가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고 품종에 따라서는 황금찰수수와 대풍수수, 메수수가 높

은 항산화성분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 등(18)

의 보고에서 수수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5.03

mg/g extract residue로 보고하였으며, hull, bran 및 grain

등 수수의 도정부위별 메탄올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

은 각각 30.57, 61.47 및 3.40 mg/g sample로 보고하였다(19).

또한 Wang 등(20)은 수수의 물, 70% 아세톤 및 메탄올 추출

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은 26.26, 19.20 및 43.47 mg GAE/g

extract로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21)의 보고에 의하면 충

북 괴산에서 생산된 붉은색을 띠는 수수를 80% 에탄올로

80
o
C에서 1시간씩 3회 환류추출 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추출

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2.83 및 2.08 mg/g으로 보고하였다. 수수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성분 함량이 본 실험결과와 문헌

보고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품종, 도정유무, 재배시기, 재배

지역, 추출방법 및 추출용매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

된다.

수수의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재배환경의 영향

천연물의 항산화활성은 활성 radical에 전자를 공여하고

식품 중의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체

내에서는 활성 radical에 의한 노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으며, radical 소거작용은 인체의 질병과 노화를 방지하

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Ascorbic acid, to-

copherol, polyhydroxy 방향족화합물, 방향족 아민 등에 의

해서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됨으로써 항산화 물질의 전

자공여능을 측정할 때 사용되고 있는 DPPH radical 소거활

성법(23)과 혈장에서 ABTS radical의 흡광도가 항산화제에

의해 억제되는 것에 기초하여 개발된 ABTS radical 소거활

성법(24)을 표준물질인 Trolox와 비교하여 mg TE/g sam-

ple로 나타낸 결과 Fig. 4 및 5와 같이 나타났다. 재배환경에

따른 수수 조곡 메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Fig. 4A)은 내륙평야지인 경남 밀양에서 재배한 황금찰수

수, 대풍수수, 흰찰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에서 각각 269.95,

269.68, 65.01, 272.59 및 277.20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

였으며, 산간지인 강원 원주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270.99,

269.76, 101.94, 276.99 및 272.70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해안지인 전남 신안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270.92, 255.64,

87.56, 268.08 및 237.46 mg TE/g으로 황금찰수수와 토종수

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정곡 추출물(Fig.

4B)의 경우 내륙평야지는 각각 275.70, 274.88, 76.95, 280.29

및 280.50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산간지는 각각 278.26, 278.33, 79.74, 279.13 및

274.48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및 메

수수가, 해안지는 각각 275.95, 264.43, 104.33, 272.16 및

252.00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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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n methanolic ex-
tracts of un-hulled (A) and hulled sorghum (B) with the cul-
tivated areas.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 at the
same cultivated area of sorghum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 of one variet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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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n methanolic ex-
tracts of un-hulled (A) and hulled sorghum (B) with the cul-
tivated areas.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 at the
same cultivated area of sorghum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 of one variet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수수 조곡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활성(Fig. 5A)은

내륙평야지인 경남 밀양에서 재배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흰찰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에서 각각 307.24, 306.96,

219.68, 306.78 및 306.77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

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으

며, 산간지인 강원 원주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307.49,

306.68, 237.88, 307.33 및 307.30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해안지인 전남 신안에서 재배한 수수는 각각 307.25, 307.11,

259.09, 307.18 및 307.10 mg TE/g으로 황금찰수수와 토종수

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정곡 추출물(Fig.

5B)의 경우 내륙평야지는 각각 306.16, 306.92, 194.07, 307.08

및 306.96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산간지는 각각 307.28, 307.28, 243.62, 307.30 및

307.32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및 메

수수가, 해안지는 각각 307.17, 307.12, 253.37, 307.18 및

306.97 mg TE/g으로 황금찰수수, 토종수수 및 메수수가 유

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Lee 등(21)의 보고에 의

하면 충북 괴산에서 생산된 붉은 종피 수수를 80% 에탄올로

80°C에서 1시간씩 3회 환류추출 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추출

물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62.60% 및 264.20 mg AA eq/g으로 보고하여 다른 잡곡에

비해 높은 radical 소거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체적으로 DPPH 및 ABTS radical 등의 radical 소거활성

을 측정한 결과 재배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품종에 따라서는 유색의 종피를 가진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메수수가 높은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고 흰색을

띠는 흰찰수수가 다른 품종에 비해 낮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radical 소거활성은 페놀류나

플라보노이드 물질에 기인하여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어(25) 흰찰수수에 비해 항산화성분의 함

량이 높은 유색의 종피색을 지닌 수수에서 높은 항산화활성

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항산화성분의 함량

과 항산화활성은 재배지역과 품종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재배지역에 따른 수수 품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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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내륙평야지인 경남 밀양과 산간지인 강원 원주, 해안

지인 전남 신안에서 5개의 수수를 재배하여 수확된 수수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항산화성분 함량 분석 및 항산화활성을

검정하였다. 재배환경에 따른 수수 종자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강원 원주에서 재배한 메수수와 대풍수

수가 19.64 및 19.32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경

남 밀양에서 재배한 흰찰수수가 2.63 mg/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강원 원주에서 재배한

대풍수수가 7.54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남 밀양에

서 재배한 흰찰수수가 1.24 mg/g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적

으로 항산화성분의 함량은 산간지인 강원 원주에서 재배한

수수가 높은 함량을 보였고 품종에 따라서는 황금찰수수와

대풍수수, 메수수가 높은 항산화성분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환경에 따른 수수 종자 상태의 메탄올 추출물

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대체적

으로 radical 소거활성은 재배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품종에 따라서는 유색의 종피를 가진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토종수수, 메수수가 높은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

다. 전체적으로 항산화성분의 함량과 항산화활성은 재배지

역과 품종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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