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 뷰티산업에 관련된 수요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광고 이미지, 브랜드 외에 해당 제품의 안

정성과 객관적인 성분의 효능을 중요시하며[1], 이를 반

영하기 위해 천연물질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개발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연물 가운데 오랫동안 치

료를 목적으로 사용된 약초(herbal medicine)를 이용

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능이 기대되는 소재이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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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처손 잎은 전통한방에서 탈항, 혈뇨, 부정출혈, 월경불순, 자궁출혈 및 만성간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손을 이용하여 얻은 열수추출물(STW)과 80%에탄올추출물(STE)의 항산화, 항염 및 세포 재생 

활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각 38.108±0.766 mg/g, 

17.927±1.064 mg/g이었다.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 IC50은 열수추출물이 에탄올추출물에 비해 2배 이상 낮았

다. MTT 결과, RAW264.7 세포 생존율은 두 추출물 모두 1 mg/mL에서 6% 감소한 반면, HaCaT 세포의 생존율은 

50 ㎍/mL에서 18%로 증가하였다.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은 LPS로 자극한 RAW264.7 세포의 NO, TNF-α 그리고 

COX-2, PGE2 등의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TNF-a에 의한 각질형성 세포의 손상을 저해시켰다. 이상

의 결과로 부처손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은 피부건강과 미용 식품을 위한 기능성 원료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부처손, 항산화, 항염, 피부 재생, 화장품 원료

Abstract The leaves of Selaginella tamariscina were used for the treatment of many diseases i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study,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wound healing activities of the 

hot-water extract(STW) and 80%ethanol extract(STE) obtained from S. tamariscina were evaluated. As 

a result, the polyphenol content of STW and STE were 38.108±0.766 mg/g and 17.927±1.064 mg/g, 

respectively.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ith the IC50 values of the STW were 

over 2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STE. In the MTT assay, RAW264.7 cell viability of two extracts was 

decreased by about 6% at 1 mg/mL, whereas for HaCaT cell viability increased by 18% at 50 ㎍/mL. In 

addition, STW and STE suppress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NO), Tumor-necrosis(TNF)-α. COX-2  

and PGE2 in lipopolysaccharide(LPS) induced RAW264.7 cells. Furthermore, the STE showed wound 

healing effect through the promotion of skin cell migration in TNF-α stimulated human keratinocyte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W and STE have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 new cosmetic active 

ingredients in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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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이오기술 발달로 이러한 약초의 식물성 화학물질

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은 독성, 항산화 및 생리활성 평

가 통해 건강,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유력한 후보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부처손(Selaginella tamariscina)은 부처손과

(Selaginellaceae)의 양치식물로 전초(全草)를 권백

(卷柏)이라 하여 월경통(dysmenorrhea), 만성간염(chronic 

hepatitis), 혈뇨(hematuria), 탈항(脫肛), 자궁출혈

(metrorrhagia) 등 약용으로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메탄올 추출물이 scopolamine으로 치매를 유발한 흰

쥐에서 산화 스트레스 방어 작용을 통하여 치매개선 효

과를[2], 당뇨모델 쥐에서 산화 억제 및 항고지혈 효능

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3]. 그람 음성균 Escheri

chia coli와 그람 양성균 Staphylococcus aureus 등

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과[4-5], 위암 세포 H

T-29의 세포 증식 억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6]. 또한 

부처손은 Selaginella 속(genus)에 속한 종(species) 

가운데 내건성(desiccation tolerance, 耐乾性)이 가

장 뛰어나게 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극심한 가

뭄에 살아남기 위한 건조에 대한 저항성과 수분을 사용

하게 될 수 있는 즉시 복원되도록 진화되었다[7,8]. 

이제까지 부처손의 성분 biflavonoid 분석과 특히 

amentoflavone을 유효성분으로 생약(crude drugs, 

生藥)제로서의 효능을 보고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제수와 80%에탄올 두 가

지 용매를 이용한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대상

으로 각 추출물의 항산화, 항염 및 세포 재생 효능을 조

사하여 식물 생리활성물질 기반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응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재료 및 추출 

부처손은 지리산에서 채집하여 건조된 지상부

(aerial part)를 재료로 정제수와 에탄올을 용매로 사

용하여 추출하였다. 열수추출(STW)은 건조시료(118 g)

에 정제수를 10배(w/v) 가하여 60℃에서 15시간동안 

교반 추출 후 상등액을 여과(Whatman filter paper 

No.2)하였다. 에탄올추출물(STM)은 동일한 조건으로 

80%에탄올을 첨가하여 15시간 교반 추출 후 상등액을 

여과하였다. 각각의 추출액은 감압농축 (EYESA, N-1100 

series, Tokyo, Japan)한 후 동결건조(Labconco Co., 

Kansas city, MO, USA)하였다. 두 가지 추출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어진 분말 시료의 중량은 열수수출물 

7.932 g, 에탄올추출물 10.406 g으로 확인되었다. 

2.2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Folin-Denis법[9]으로 시료 

0.2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

0.2 mL를 첨가하여 5분간 실온에서 반응 후, 10% 

Na2CO3 0.2 mL을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암소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상등액을 취하여 96 well plate에 

옮겨 5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표준물질로 이용

한 검량선과 비교하여 부처손 추출물의 폴리페놀 화합

물 함량을 산출하였다. 

2.3 항산화 활성 측정

2.3.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를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방법[10]으로 시료 0.1 

mL에 0.2 mM DPPH용액 0.1 mL을 첨가하고 37℃에

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2.3.2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

ic acid)(ABTS)를 이용한 항산화 측정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방법[11]으로 측정하였

다. 7.4 mM ABTS(Sigma, St. Louis, MO, USA)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암소의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 radical을 생

성시켰다. 생성된 ABTS radical solution을 

methanol로 희석하여 시료 0.02 mL에 0.18 mL씩 첨

가하고 30분 동안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2.4 세포 배양

쥐 대식세포주(RAW264.7, murine macrophage), 

인간 유래 각질형성 세포주(HaCaT, human keratin

ocyte)를 DMEM 10% FBS, antibiotic-antimycotic

(Life Technologies, CA, USA) 배지에서 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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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2.5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 독성 측정

RAW264.7 또는 HaCaT 세포를 96 well plate에 

4x104 개의 세포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새로

운 배지로 교체 후 100 ng/mL의 LPS와 각각 부처손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 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배지를 제거한 뒤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rtrazolium bromide(MTT, 0.5 mg/mL, 

Sigma Aldrich, St. Louise, MO, USA)를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

에 dimethyl sulfoxide(DMSO)를 넣고 MTT formaz

an을 용해시킨 다음,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6 항염 활성

2.6.1 Nitric oxide(NO) 측정

RAW264.7 세포를 24 well plate 에 1x105 개의 

세포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각 추출물의 농도

별 시료와 100 ng/mL의 lipopolysaccharide(LPS)를 

처리하여 24시간 추가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액 0.1 ml

에 griess reagent를 혼합하여 암소에서 10분간 반응

시킨 뒤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2].

2.6.2 Cyclooxygenase-2(COX-2) 발현 측정

세포질 내 COX-2의 발현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RAW264.7 세포에 LPS와 각 농도별 추출물을 처리하

고 1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에 

RIPA buffer(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를 첨가하여 30분간 4℃에서 lysis 시킨 후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고, 추출한 단백

질을 대상으로 Bradford assay를 수행하였다. 총 20 

㎍의 단백질을 10% SDS-PAGE에 전기영동 후 PVDF 

membrane으로 전이 시켰다. 5% BSA로 membrane

을 전처리 후 COX-2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 

anti-COX-2(Cell Signaling Technolgy, #12282)와

2차 항체 anti-rabbit IgG, HRP-linked(Cell 

Signaling Technolgy, #7074)를 사용하였으며 

Chemiluminescent ECL kit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2.6.3 PGE2 ELISA assay

RAW264.7 세포를 24 well plate 에 1x105 개의 

세포로 분주하여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LPS (100 

ng/mL)와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처리

하여 18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경과 후, 세포 배양액

을 13,000 rpm에서 15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대

상으로 PGE2 (Prostaglandin E2)의 분비량을 측정하기 

위해 ParameterTM Prostaglandin E2 Assay 

kit(R&D system, MN, USA)를 이용하였다. 

2.7 Wound healing assay

HaCaT 세포를 12 well plate에 2x105 개의 세포

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FBS를 포함하지 않은 

배지로 교체 후 PBS로 교체하여 200 ㎕ yellow tip으

로 스크래치를 내고, 10 ng/mL의 TNF-α와 각 추출물

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18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세포 이동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사진을 찍고 Img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였다[13].

2.8 통계분석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어 각각의 시료농도에 대해 mean±S.D으로 나타내

었다. 각 시료 농도군에 대한 유의차 검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Student's t test 한 후  p<0.05 값을 통계적

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간주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추출물의 수율

부처손 지상부(aerial part) 건조 시료 118 g을  열

수(60℃) 또는 80%에탄올로 추출·감압농축하고 동결건

조한 후 얻어진 최종 분말의 중량을 측정하여 추출 수

율을 계산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열수추출물(STW)

의 최종 분말 시료는 7.932 g으로 수율은 6.722%, 

80%에탄올추출물은 10.406 g으로 수율이 8.819%로 

확인되었다. Zheng(2011)의 연구에서 부처손 물을 이

용한 추출물의 수율은 12.13%로 다소 높았으나, 70%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8.17%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한 추출 수율을 보였다[14]. 따라서 동일 소재에 대한 

다양한 용매 선택과 추출 조건에 따라 최종 추출 수율

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4호197

Table 1. Extraction yields of hot-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S. tamariscina. 

Sample Yield (%)

STW 6.722

STE 8.819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TW, 

S. tamariscina hot-water extracts; STE, S. tamariscina ethanol 

extracts.

3.2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천연식물에 함유된 2차 대사산물인 폴리페놀 화합물

은 항산화 물질로서 항암, 항균, 당뇨, 비만 등의 효과

를 나타낸다[15]. 부처손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천연식

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대표적인 페놀계 화합물인 

gallic acid의 표준함량 곡선으로부터 산출한 열수추출

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38.108±0.766 

mgGAE/g, 에탄올추출물은 17.927±1.064 

mgGAE/g으로 열수추출물이 에탄올추출물에 비해 약 

2배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였다. Kim(2019)과 

Lee(2006)의 연구에서 70%에탄올로 70℃에서 3시간 

추출하였을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60.29±3.11 

mgGAE/g, 99.3 mgGAE/g으로 나타났다[16-17]. 이

들 선행 연구와 유사한 추출용매를 사용하여 확인된 본 

연구의 총 폴리페놀 함량 차이는 시료의 재배환경, 함

량 측정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Table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S. tamariscina.

Sample Polyphenol (mgGAE/g)*

STW 38.108±0.766

STE 17.927±1.064

*mgGAE/g: mg gallic acid equivalent per g.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TW, S. tamariscina

hot-water extracts; STE, S. tamariscina ethanol  extracts.

3.3 DPPH와 ABTS radical 소거활성

안정한 radical 화합물인 DPPH를 이용한 radical 

소거능은 대표적인 항산화 활성 측정법으로 페놀성 및 

방향성 아민 화합물이 다량 함유된 시료가 노란색의 

DPPH를 보라색으로 변색시키는 원리이다. 열수 또는 

80%에탄올 용매에 따른 각 부처손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DPPH 라디컬 소거능을 수행한 

결과 Fig. 1과 같다.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 tamariscina 
extracts.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RSA,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TW, S. tamariscina
hot-water extracts; STE, S. tamariscina ethanol  

extracts.

각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radical 소거능

이 함께 증가하였다. Table 3과 같이 열수추출물의 최

소억제농도(IC50)는 123.007 ㎍/mL로 표준물질 

ascorbic acid (8.851 ㎍/mL)보다 약 13배 높았으나, 

에탄올추출물 (263.179 ㎍/mL)에 비해서 2.1배 낮은 

소거능을 보였다. 

Table 3. IC50 value of different extracts of S. tamariscina 
extracts by DPPH and ABTS methods.

IC50 (㎍/mL) DPPH assay ABTS assay

STW 123.007±11.94 461.019±44.06

STE 263.179±26.03 1018.414±58.43

AA 8.851±1.40 34.68±0.91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AA, 

Ascorbic acid; STW, S. tamariscina hot-water extracts; STE, S. 

tamariscina ethanol  extracts.

ABTS 양이온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 측정은 특유

의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으로 친수 및 친유성 물질의 

항산화 측정에 유효한 방법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수 또는 에탄올추출물 모두 DPPH 결과와 마찬

가지로 각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ABTS의 IC50 값은 STE ( 1018.414 ㎍

/mL) > STW (461.019 ㎍/mL)> AA(34.682 ㎍/mL)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처손의 열수추출물이 에탄

올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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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 
tamariscina extracts.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Jeong(2007)은 식용 및 약용 양치식물의 각 지상부

와 지하부 부위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보고하였으

며 이 때 부처손 잎의 DPPH IC50은 724 ㎍/mL, 

ABTS IC50은 1175 ㎍/mL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

수추출물의 radical 소거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

다[18]. 

3.4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독성

사람의 각질형성세포와 쥐의 대식세포에 부처손 추

출물의 세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MTT assay로 세포 생존율

을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다. 그 결과 Fig. 3A에서 

HaCaT 세포의 세포독성은 없었으며, RAW264.7 세포

에 LPS(100 ng/mL) 처리에 의한 세포 생존율은 Fig. 

3B에서와 같이 9.4%로 감소하였으며, 각 추출물의 세

포독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Shim(2018)

은 6가지 다양한 용매를 사용한 부처손 추출물을 

RAW264.7 세포에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조사한 결과 

세포독성이 없다고 보고하여[19] 추후 항염증 효능 평

가 시 0.05, 0.1, 0.2, 0.5, 1 mg/mL 농도 조건으로 수

행하였다. 

Fig. 3. Cell viability effects of S. tamariscina 
extracts on (A) human keratinocyte (HaCaT) 

and (B) murine macrophage (RAW264.7) 

cell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represented as follows: *p<0.05

3.5 항염증 활성

3.5.1 LPS에 의한 NO 및 TNF-α 생성억제

NO(Nitric oxide)는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iNOS 

효소에 의해 생성되어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염증 매개 

물질 중 하나로 조직손상(tissue injury), 패혈쇼크

(septic shock), 세포자멸사(apoptosis) 등 체내에서 

생리학적으로 해로운 반응을 일으킨다[20]. 부처손 에

탄올과 열수추출물이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griess 

reagent assay로 수행한 결과 Fig. 4A와 같다. LPS에 

의해 급격히 증가된 NO 생성은 에탄올과 열수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Woo(2005)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에탄올과 같은 유기용매인 메탄올로 추출한 

후 분리된 amentoflavone 성분에 의한 NO 생성 감

소가 NF-κB 활성 억제에 따른 iNOS 발현 저해에 따

른 것이라고 보고하여 부처손 추출물은 염증매개물질

인 NO 저해 활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21]. 

또한 대표적인 전염증성 싸이토카인 TNF-α의 분비

에 각 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Fig. 4B와 같다. 그 

결과 에탄올추출물의 TNF-α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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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부처손 에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NO 

생성과 TNF-α 분비를 억제하여 염증에 의한 피부 질

환 개선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4. The effects of S. tamariscina extracts on the 

(A) NO production and (B) TNF-α 

expression in LPS-induced RAW264.7 cell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represented as follows: *p<0.05

3.5.2 COX-2와 PGE2 분비 억제

COX (Cyclooxygenase) 단백질은 PGE2를 생성하

는 효소로 일정하게 발현되는 COX-1과 염증에 의해 

빠르게 유도되는 COX-2 두 가지가 존재한다. 특히 C

OX-2 억제제는 ROS와 NO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최근에는 COX-2 선택적 억제제인 비스테로이드

성 항염제(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

y drugs)개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2]. 부처

손 에탄올과 열수추출물에 의한 COX-2 단백질 발현과  

PGE2 분비 정도를 western blot과 ELISA 분석법으로 

수행한 결과 Fig. 5와 같다. 그 결과 에탄올추출물과 열

수추출물의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COX-2 발현과 PG

E2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on(2018)의 LPS (1 ㎍/mL)에 의한 COX-2 발현이 

부처손 추출물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추출물 농도 

300 ㎍/mL 조건에서 PGE2 분비가 세포만 배양한 대

조군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본 연구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23]. 

Fig. 5. The effects of S. tamariscina extracts on 

(A) COX-2 expression and (B) PGE2

secretion in LPS-induced RAW264.7 cell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represented as follows: *p<0.05, **p<0.01

3.6 피부재생 효과

피부의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각질형

성세포를 대상으로 염증과 같은 피부 손상 조건에서 치

유되는 정도를 조사하여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증을 개

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24]. 따라서 

HaCaT 세포에 TNF-α를 처리하고 부처손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 한 후 wound healing assay를 수행한 

결과 Fig. 6과 같다. HaCaT 세포만 배양한 대조군에서 

wound area는 40%, 10 ng/mL의 TNF-α로 염증 환

경을 유도한 처리군 에서는 60%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손 에탄올추출물 1 mg/mL 처리 시 wound area

가 40%로 TNF-α 처리에 따른 세포 이동 억제가 회복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염증에 

의한 피부 상처에 부처손 추출물은 피부 세포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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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ffects of S. tamariscina on scratched 

wound healing in TNF-α-stimulated HaCaT 

cells. (A) The microscopy image of the 

wound-healing assay at 18 h 

(magnification 10X). (B)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carried out by 

using t-test.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represented as 

follows: *p<0.05, **p<0.01

4. 결론

본 연구는 건조된 부처손에 두 가지 용매 열수(60℃) 

또는 80%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  열수추출물

(STW)의 수율은 6.722%, 에탄올추출물은 8.819%로 

확인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각각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비교 평가하여 식물자원 유래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항산화 효능 평가를 위해 

DPPH, ABTS,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DPPH와 ABTS 라디컬 소거 활성은 열수추출

물과 에탄올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

히 열수추출물에서 라디컬 소거능이 우수한 효능을 보

였다.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에서 열수추출

물이 38.108±0.766 mgGAE/g로 에탄올추출물 

17.927±1.064 mgGAE/g 보다 2.1 배 높게 확인되었

다. LPS로 활성화된 쥐 대식세포 RAW264.7 세포에 

부처손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 

매개 물질 NO, 전 염증성 싸이토카인 TNF-α, 염증 유

도 효소 COX-2, 염증성 PGE2의  생성이 각각 에탄올

과 열수추출물에 의해 감소하였다. 게다가 wound 

healing assay를 통한 각질형성 세포의 이동성을 측정

한 결과 두 가지 부처손 추출 모두 TNF-α 처리에 따른 

염증 손상 조건에서 HaCaT 세포의 상처 치유에 의한 

피부 재생 능력을 증진시켜 피부 염증 질환 개선에 부

처손 추출물이 유효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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