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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cytotoxicities 
of Actinidia polygama fruit extracts (AP) obtained using two extraction methods on cancer 
cells. AP yield was greater for an 80% ethanol extract than for a water extract (38.76% 
vs. 37.50%). Total polyphenolic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in AP obtained by ethanol 
extraction (AP-EE) were greater than those obtained by water extraction (AP-W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were greater for AP-EE than AP-WE. 
Mean antioxidant activities of AP-EE and AP-WE (1.0 mg/mL) as determined by the 
FRAP method were 28.57 and 27.50 μM, respectively. Furthermore, both AP-EE and AP-WE 
AP at 0.1 mg/mL inhibited the proliferation of MCF-7 and HeLa cancer cell lines for 
48 hours. The study shows AP-EE and AP-WE have potential use as antioxidant and 
anticancer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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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다래(Actinidia polygama)는 측막태좌목

(parietales)으로 쌍떡잎식물 중 하나로, 다래나무

(미후리)과(Actinidiaceae)에 속하고 깊은 산속 

나무 밑이나 계곡에서 자생한다. 우리나라 전 지역 

각처에서 자라며 중국과 일본 등에 분포하는 낙엽 

활엽 덩굴식물이다(Ryu 2003). 말다래나무 라고

도 하며 길이 약 5 m로 줄기 속이 희며 잔가지에

는 어릴 때 연한 갈색 털이 나며 가시 같은 억센 

털이 드물게 나기도 한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 또

는 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하다. 잎 앞면의 상반부가 

흰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잎맥 위에는 갈색 털과 

잔 톱니가 있다. 6월에서 7월경 가지 윗부분인 잎

겨드랑이에 흰색 꽃이 지름 1.5 cm로 3개에서 10

개 정도 달린다. 꽃받침과 꽃잎은 각각 5개씩이고 

향기가 있다. 열매는 장과로서 긴 타원형으로 9월

에서 10월경 누렇게 익어가며 아래로 늘어지며, 

혓바닥을 쏘는 듯한 맛이 나고 달지 않다. 개다래

나무의 과실에는 단백질, 유기산, 비타민 A, 비타

민C, 비타민 P, 탄닌, 자당, 전분, 점액질 등의 성

분이 함유되어 있고(Yu et al. 2010), 거풍이나 

통기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산통, 요통, 안면신경

마비, 중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혈중 요산치를 낮춰주는 활성이 있어 고요산혈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Kang 2003).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는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

리 조건에서 낮은 수준으로 생성되며, 신체의 내인

성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Sánchez 2016). 하지만 ROS 

수준이 방어 메커니즘을 초과하면 핵산 손상, 단백

질 산화 및 지질 과산화를 유발하여 세포의 정상

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물 중에 포함

된 여러 생리활성물질들은 여러 항산화물질을 포함

하고 있으며 ROS와 같은 산화 작용으로부터 생체

를 보호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Valko et al. 200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항산화제인 butyl-hydroxyanisole(BHA)와 

butylated hydroxytoluene(BHT)는 과량 섭취

할 경우 간, 위장점막, 폐, 신장, 순환계 질환 등에 

다소 심각한 독성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Williams et al. 1999).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항산화력이 우수한 여러 가지 천

연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

정이라 할 수 있다(Branen 1975). 

본 연구에서는 개다래 열매의 항산화활성을 알

아보기 위해 추출방법을 달리하여 조사하고자 한

다. 또한 암세포주를 이용하여 개다래 열매 추출물

이 암세포 억제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재료

개다래 열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채취하여 

자연건조 시킨 후 분말화한 제품을 국산 약재 전

문 사이트인 자연초(주)로부터 2020년 3월 구입 

하였으며 분석 시까지 시료를 -70℃에서 보관하

여 사용하였다.

2. 시료추출

개다래 열매 분말 시료 일정량에 20배 부피의 

80% 에탄올 및 증류수를 플라스크에 붓고 환류냉

각관이 부착된 65℃의 heating mantle(Mtops 

ms-265, Seoul, Korea)에서 3회에 걸쳐 3시간

씩 반복 가열 추출하였다. 이후 얻어진 각각의 추

출액을 모아 whatman filter paper(Whatman 

No.2)로 여과한 후 80% 에탄올 여과액을 r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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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evaporator(EYELA VACUUM NVC- 

11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0℃ 수욕상에

서 감압ㆍ농축하였으며 80% 에탄올을 증발시킨 

농축액을 동결건조 후 –7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가 분석 시 사용하였다.

3.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폴리페놀 함량

Davis법을 변형한 Chae et al.(2002)의 방법

에 따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개다

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 0.5 mL

와 diethylene glycol(Sigma, St. Louis, MO, 

USA) 0.5 mL를 혼합한 후 1N NaOH 10 µL을 

첨가하여 37℃ heating block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키고, 이후 분광광도계(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96 well plate에 200 µL씩 분

주한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표준물질 rutin(Sigma,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적용한 표준검

량곡선으로부터 산출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의 방법(1912)을 응용하여 측정하였

다. 각각의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에 0.5 mL의 Folin reagent (Sigma, St. 

Louis, MO, USA)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

응시킨 다음 0.8 mL의 10% Na2CO3용액을 넣고 

40분간 암실에서 반응시켰다. 분광광도계(Bio- 

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96 well 

plate에 200 µL씩 분주한 후 76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nn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표준물질

로 이용하여 적용한 표준검량곡선으로부터 산출하

였다. 

4.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Blois의 방법(1958)을 이용하여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의 2,2-diphenyl- 

1-picry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을 다음

과 같이 측정하였다. 0.2 mM DPPH 시약(Sigma, 

St. Louis, MO, USA) 900 µL를 각각의 농도별로 

조제한 시료100 µL에 가한 후 잘 혼합하여 37℃ 

heating block에 3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분광

광도계(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

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Re의 방법(1999)을 변형하여 개다래 열매의 에

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

거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7 mM ABTS 

(Sigma, St. Louis, MO, USA)와 2.4 mM potassium 

per-sulfate를 1:1의 비율로 혼합한 후 라디칼 생

성을 유도하기 위해 암실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반응이 끝난 ABTS+ 시약을 메탄올로 희석

하여 734 nm에서 측정한 흡광도 값이 0.70 ± 

0.02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900 µL의 희석한 

ABTS+ 용액에 각각의 농도별로 조제한 시료 100 

µL을 첨가한 후 37℃ heating block에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분광광도계(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6.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 

활성

Benzie & Strain(1996)의 방법을 변형하여 

FRAP assay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FRAP 

reagent는 30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3.6)(Sigma-Aldrich, Louis, MO, USA) 

10mL,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 

(TPTZ) (Sigma-Aldrich, Louis, MO, USA) 1mL, 

20 mM ferric chloride(Sigma-Aldrich,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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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USA) 1mL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법

을 달리한 각각의 시료 10 μL와 증류수 90 μL를 

FRAP reagent 200 μL와 혼합하여 30분 동안 암

실에서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표준물질로 iron sulfate hexahydrate 

(Sigma-Aldrich,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표준검량곡선을 적용하였으며 추출물 1 mg에 들

어있는 iron sulfate hexahydrate의 μM 함량으

로 나타내었다.

7. Reducing power 측정

Oyaizu(1986)의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농도별로 조제한 개다래 열매의 에탄

올 추출물 및 증류수 추출물 200 μL에 0.2 M 

phosphate buffer(pH 6.6)와 1% potassium 

ferricyanide 각각 200 μL씩 첨가한 후 50℃에

서 20분 동안 방치시키고 그 후 200 μL의 10% 

trichloroacetic acid(TCA)를 첨가하였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된 상층액과 0.1% ferric 

chloride를 100 μL 첨가한 후 실온에서 10분 동

안 반응시킨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세포배양

MCF-7(인체유방암세포주)과 HeLa(인체자궁암

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

양받았으며 1% penicillin/streptomycin과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BRL, Grand 

Island, NY, USA)을 포함한 RPMI 1640 배지

(Gibco-BRL Co.)를 사용하여 37℃, 5% CO2 조

건에서 배양하였다. 

9. MTS assay

MCF-7과 HeLa 세포를 이용한 암세포 증식 억

제에 관한 실험은 CellTiter 96 ®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MTS; 

Promega,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각의 배양된 세포에 0.025, 0.05, 0.1, 0.2, 0.4, 

0.8 mg/mL의 농도로 희석한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 및 증류수 추출물을 첨가하여 48시간 처리한 

후, MTS 용액을 첨가하고 UV-spectrophotometer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0. 통계처리

모든 실험에 있어서 3회씩 독립적 반복을 통해 

결과를 얻었으며, GraphPad Prism 6 program 

(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로 나타

내었다. p<0.05 수준에서 Student’s t-test와 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각 시료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폴리페놀 함량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

의 추출수율은 각각 38.76%와 37.50%로 나타났

다. 플라보노이드는 여러 식물에 존재하는 대표적

인 항산화성 물질이며, 지질 과산화물과 반응성 산

소종의 생성을 억제하고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im et al. 2002). 본 

연구에서 개다래 열매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은 

12.54 mg RE/g이었으며 증류수 추출물은 11.31 

mg RE/g으로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었다(Table 1). 하나 이상의 벤젠링과 한 개 이상

의 수산기를 구성하는 폴리페놀류는 식이 내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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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s et al. 2002).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

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68.98 mg TAE/g과 152.96 mg TAE/g으로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Kwak & 

Lee(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진안군

에서 채취한 다래나무과에 속하는 다래순 건나물

의 에탄올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각각 32.99 mg tannic acid/g dry wt와 

29.32 mg rutin/g dry wt인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2. DPPH 라디칼 소거능

산화환원반응으로부터 전자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DPPH를 이용한 전자공여능 측

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Hu et al. 2004). 개다

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을 이용

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16.21%(0.125 mg/mL), 20.38%(0.25 mg/mL), 

43.03%(0.5 mg/mL), 74.82%(1 mg/mL)로 나

타났으며, 50% 라디칼 소거능의 값인 IC50는 

0.64 mg/mL 이었다.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물

을 이용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7.97% (0.125 

mg/mL), 16.72%(0.25 mg/mL), 31.98%(0.5 

mg/mL), 58.58%(1 mg/mL)를 나타내었으며, 

50% 라디칼 소거능의 값인 IC50는 0.84 mg/mL 

Concentration
(mg/m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IC50 (mg/mL)

AP-EE1)

0.125 16.21 ± 6.52a,b

0.64
0.25 20.38 ± 8.26b

0.5 43.03 ± 1.66d

1 74.82 ± 5.93f

AP-WE2)

0.125 7.97 ± 0.52a

0.84
0.25 16.72 ± 0.40a,b

0.5 31.98 ± 0.65c

1 58.58 ± 2.90e

Ascorbic acid 1.000 90.03

BHA 1.000 85.59
1)AP-EE, 80% ethanol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2)AP-WE, water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Data are th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Actinidia polygama fruit extract

AP-EE1) AP-WE2)

Total polyphenol 
(mg TAE/g)

168.98 ± 0.92* 152.96 ± 0.94

Total flavonoid 
(mg RE/g)

12.54 ± 0.57* 11.31 ± 0.62

1)AP-EE, 80% ethanol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2)AP-WE, water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 ± SD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or AP-EE and AP- 
WE by the Student’s t-test

Table 1.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Actinidia polygama fruit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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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물에 비

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Oh et al.(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산 참다래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0.5 mg/mL 완

숙과 참다래 추출물에서 품종별로 43.94~76.96%

의 결과를 얻어 본 논문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3.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방법으로는 ABTS 

용액과 potassium persulfate의 반응에 의해 생

성된 ABTS 양이온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개다

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ABTS+ 라디칼 

소거능은 0.125, 0.25, 0.5, 1 mg/mL 농도에서 

각각 35.61, 63.68, 94.08, 96.74%를 나타내었

고, 50%의 라디칼 소거능의 값인 IC50은 0.22 

mg/mL를 나타냈다.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물

을 이용한 ABTS+ 라디칼 소거능은 0.125, 0.25, 

0.5, 1 mg/mL 농도에서 28.23, 52.88, 89.25, 

94.35%를 나타내었으며, 50%의 라디칼 소거능의 

값인 IC50을 구한 결과, 개다래 열매 물 추출물은 

0.26 mg/mL를 나타냈다. 따라서 개다래 열매 증

류수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

칼 소거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4. Reducing power 분석

Reducing power 환원력은 시료가 Fe3+에 수

소를 공여하여 라디칼을 안정화시킴으로써 Fe2+로 

환원되는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Hwang & Thi 2014).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

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의 reducing power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

출물을 이용한 환원력은 0.125, 0.25, 0.5, 1, 2 

mg/mL 농도에서 각각 0.05, 0.10, 0.22 0.43, 

0.67을 나타내었다.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물의 

환원력은 0.125, 0.25, 0.5, 1, 2 mg/mL 농도에

서 각각 0.04, 0.05, 0.24, 0.34, 0.51을 나타내

었다.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

물의 환원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IC50 값은 각각 1.42와 1.81로 개다래 열매의 증

류수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이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Jeong(200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래나무과에 속하는 한국산 골드키위 열

Concentration
(mg/mL)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IC50 (mg/mL)

AP-EE1)

0.125 35.61 ± 1.66b

0.22
0.25 63.68 ± 1.92d

0.5 94.08 ± 0.09f

1 96.74 ± 0.16g

AP-WE2)

0.125 28.23 ± 0.25a

0.26
0.25 52.88 ± 0.50c

0.5 89.25 ± 0.99e

1 94.35 ± 0.09f

1)AP-EE, 80% ethanol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2)AP-WE, water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Data are th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Actinidia polygama frui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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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추출물을 이용한 환원력을 분석한 결과 1.5 

mg/mL를 첨가하였을 때 0.27 의 환원력을 나타

내었으며 본 실험의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

과 증류수 추출물의 환원력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5. FRAP 분석

FRAP은 항산화물질에 의해 ferric 2,4,6- 

tripyridyl-striazine[Fe(III)-TPIZ]를 ferrous 2,4,6- 

tripyridyls-triazine[Fe(II)-TPIZ] 혼합물로 환원

되는 원리로 고안된 방법으로 항산화 측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Benzie & Strain 1996).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의 FRAP 

활성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개다래 열매 추출

물(1.0 mg/mL)의 FRAP 활성을 측정한 결과, 개

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은 28.57 μM,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물은 27.50 μM으로 개다래 열

매의 에탄올 추출물의 FRAP 활성이 물 추출물의 

FRAP 활성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6. 개다래 열매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추출 용매에 따른 개다래 열매 추출물이 암세포

의 증식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

암세포주인 MCF-7과 자궁암세포주인 HeLa를 이

Reducing power 

Concentration
(mg/mL)

AP-EE1) AP-WE2)

0.125 0.05 ± 0.01a 0.04 ± 0.01a

0.25 0.10 ± 0.03a 0.05 ± 0.00a

0.5 0.22 ± 0.05b 0.24 ± 0.08b

1 0.43 ± 0.05c,d 0.34 ± 0.07b,c

2 0.67 ± 0.06e 0.51 ± 0.03d

IC50 1.42 1.81
1)AP-EE, 80% ethanol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2)AP-WE, water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Data are th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Reducing power of Actinidia polygama

fruit extract 

(Absorbance at 700nm)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P-EE1) 28.57 ± 1.50*

AP-WE2) 27.50 ± 1.54
1)AP-EE, 80% ethanol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2)AP-WE, water extra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n=3).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AP-EE and AP-WE

Table 5.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of 

Actinidia polygama fruit extract

(FeSO4.7H2O eq uM)

Fig. 1. Effect of Actinidia polygama fruit extracton 

the proliferation of MCF-7 and HeLa cells

for 48 h by MTS assay. 

Data are th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 
(n=3).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DMSO-treated control by one- 
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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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48 시간동안 진행하였다. MCF-7 세포주

에 개다래 열매 추출물을 48 시간동안 처리한 결

과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은 0.1, 0.2, 0.4. 

0.8 mg/mL 농도에서,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

물은 0.2, 0.4. 0.8 mg/mL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1). 또한 HeLa 세포주에 개다래 열매

추출물을 48 시간동안 처리한 결과 개다래 열매 

에탄올과 증류수 추출물은 모두 0.2, 0.4. 0.8 

mg/mL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

수 추출물을 이용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폴

리페놀 함량, DPPH, ABTS+ assay, reducing 

power 및 FRAP 분석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

거능을 측정하고, 인체 유래 암세포인 MCF-7와 

HeLa 세포주를 이용하여 개다래 열매의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 처리에 의해 유발되는 세

포의 증식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

다. 본 실험 결과,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

각 12.54 mg RE/g, 168.98 mg TAE/g이었으며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1.31 mg RE/g, 

152.96 mg TAE/g로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

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의 DPPH 와 ABTS+ assay를 

이용한 IC50 값은 각각 0.64 mg/mL와 0.22 

mg/mL이었으며, 개다래 열매 증류수 추출물의 

경우는 각각 0.84 mg/mL와 0.26 mg/mL으로 

개다래 증류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보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Reducing 

power와 FRAP 활성을 분석한 결과, 개다래 열매

의 증류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보다 우수

함을 나타내었다. 개다래 열매 에탄올 및 증류수 

추출물을 이용하여 MCF-7와 HeLa 암세포의 증

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0.1 mg/mL 농

도 이상의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결

과를 통하여 개다래 열매 에탄올 추출물이 증류수 

추출물에 비해 비해 우수한 항산화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출물 모두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개다래 열매를 이용한 에탄올 추출법

이 증류수 추출법이 비해 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이용한 

식품 소재 연구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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