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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화장품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Straphylococcus epidermidis, Str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Candida albicans 균주로부터 항균효능을 확인하였으며 항산화효과 및 염증관련인자인 NO저해율을 확
인하였다. 또한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 제형의 물리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pH, 
점도, 에멀션 입자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paper disc 실험의 경우 Str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균주로부터 항균효능을 나타내었으며, 에멀션 제형 평가의 경우 안정한 점도와 pH를 나타내었
다. 현미경으로 유화물 입자 관찰 시 추출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형 분리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

주제어 : 꽃송이버섯, 항산화, 항염, 에멀션 안정성

  Abstract : We conducted this study to investigate possibilities of applying cosmetic material about 
extrats from Sparassis crispa. The extracts of Sparassis crispa conducted a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traphylococcus epidermidis, Straphylococcus aureus, Escheri chia coli, Candida albicans by 
the paper disc method and antioxidative effect and Nitric oxide production inhibitory activity were 
performed in Raw 264.7 cells. Also, we evaluated of pH, viscosity, particle observation stability of 
emulsion that are applied of extracts from Sparassis crispa. The antimicrobial activity show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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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disc method against Str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The physical stability were 
stable of pH, viscosity in emulsion included extracts from Sparassis crispa. Emulsion containing 
Sparassis crispa extracts did not change particles into optical microscop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racts from Sparassis crispa may have value as the potential cosmetic formulations.

Keywords : Sparassis crispa, Ethanol extracts, Antiaging, Antioxidant, Emulsion stability

1. 서 론 

  최근 식물유래 천연 성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짐에 따라 생리활성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
고 인체에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부작용 낮은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웰빙
(well-being) 열풍과 함께 산업적 선호도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천연물 중에서도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버섯은 다양한 질병을 위
한 약용과 식용의 경계에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항산화 및 항암효과, 항염효과[1-4]가 뛰
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식용 외에 버섯이 적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적이다. 
  본 연구에 이용된 꽃송이 버섯(Sparassis 
crispa)은 민주름버섯목, 꽃송이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으로[5] 자실체가 10~25cm 크기의 꽃양배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담황색 또는 흰
색을 띄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북아메
리카, 호주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는 줄기에
서, 일부는 고사목에서도 발생하고 침입경로와 생
육여건이 다양하며 낙엽송이나 잣나무로 구성된 
침엽수에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6]. 꽃송이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7], 꽃송이 버섯의 
성분인 β-glucan이 40%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재배량도 증가하고 있다[8]. 또한 꽃
송이버섯은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E, 비타민C가 
다른 버섯에 비하여 높게 함유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9]. 꽃송이버섯은 TNF-
α(Tumor Necrosis Factor-alpha)의 분비와 관
련되는 항암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4]. 에탄올로 추출한 꽃송이버섯 추출
물은 염증유발인자인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와 COX-2 (Cyclooxygenase-2)
의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러한 효능으로 꽃송이버섯을 활용한 환, 

액상 등 건강기능식품이 주를 이루며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부 원료로 함유한 홍삼과 발효유등의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시판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꽃송이버섯 이용기술은 제약이나 식품 분야에서
만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화장품 분야에서는 활용
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바이오 및 화장품산업은 사람의 감성과 
함께 실제 피부에서의 작용과 변화를 나타내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의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적극적인 산업으로 변화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리 활성 바이오 소재
인 꽃송이버섯을 에탄올 추출하여 추출물의 항산
화, 항염 효능을 시험 후, 이를 화장품 에멀션 제
형에 적용하여 안정성을 평가하고 추출물의 화장
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2.1.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꽃송이버섯은 국립산림과학
원(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에서 2008년
에 구입하였으며, 4℃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1.2. 시료 추출
  분쇄한 시료 100g에 70% 에탄올 2L을 가하여 
실온에서 12시간 진탕 후, 여과지로 여과한 여과
액은 55℃에서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20℃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세포 배양
  Raw 264.7을 한국 세포주 은행(KC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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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약은 
DMEM(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 
streptomycin, trypsin 250, 0.4% trypan blue 
stain은 Gibco BRL CO.(Grand Island, USA) 및 
Haemacytometer(Marienfeld, Germany)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FBS, 1% 
penicillin(100U/ml)/streptomycin(100µg/ml)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37°C, 5% 
CO가 함유한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배양 

배지는 2일마다 새로운 배지로 갈아 실험에 적용
하였다.

  2.2.2. 균주 배양
  시료의 항균 활성 측정을 위해 피부상재균주인 
Staphylococcus epidermidis(KCTC 1917, 
S.epidermidis), Staphylococcus aureus(KCTC 
1927, S.aureus) 병원균 Candida albicans 
(KCTC 7270, Candida.a) 대장균 Escherichia 
coli(KCTC 2571, E.coli) 균주를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Korea)에서 구입하여 
계대배양하며 사용하였다. 사용된 배지는 Tryptic 
soybean agar(TSA), Tryptic soybean 
broth(TSB), Potato dextrose agar(PDA), Potato 
dextrose broth(PDB, Difco, USA)를 사용하였다.
 
  2.2.3. 미생물 생육저해환 측정
  추출물의 항균력 측정을 하기 위해 Paper disc 
method을 이용하였다. 각 균주 1백금이량을 액
체배지에 접종하여 37℃에서 24시간동안 3회 계
대배양하여 활성화시킨 균주를 다시 0.1ml을 새
로운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하여 실험하였다. 
Pour-plate method에 따라 배지가 분주된 배양 
접시에 균일하게 섞은 후 실온에서 굳혀 미리 만

들어둔 고체배지에 1개당 균주를 10cell/ml이 
되도록 접종하여 멸균한 면봉으로 균일하게 도말
하였다. 배지 위에 멸균 된 paper disc(8mm, 
Advqutec, Tokoyo, Japan)를 시료수에 맞게 올
리고 밀착시킨 후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각각 
Polyethylene glycol에 용해하여 각 농도별로 
45µl로 흡수시켰다. 대조군은 꽃송이버섯 추출물 
용매로 이용 되어진 Polyethylene glycol을 실험
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흡수시켰다. 37℃에서 24
시간동안 배양한 후 Disc 주변에 생성 되어진 생
육저해환(clear zone(mm))의 직경을 측정하여 각 
추출물의 항균활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2.2.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추출물의 DPPH radical activity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의 방법[10]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100 μL에 0.2
mM의 DPPH(1,1-diphenyl-2- picryl- 
hydrazyl) 50 μL 가하고 차광 상태에서 37℃에
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517 nm에서 
Microplate reader(Emax plus, Molecular 
Devices, USA)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 
효과는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2.2.5. Nitric oxide radical 저해활성 측정
  RAW 264.7 세포주로부터 생성되는 NO 
(Nitric oxide)의 양은 세포 배양액 중에 존재하
는 nitrite and nitrate로서 측정하였다[11]. 
Nitrite에 대한 nitrate로 환원된 후의 안전한 형
태인 griess reagent(Sigma, USA)를 사용하였으

며, 6 well plate에 2×10개의 cell을 confluene
가 80% 일 때, PBS로 2번 washing한 후에 무혈
청 배지를 사용하여 12시간 이상 배양시킨 후 
lipopolysacchride(LPS) 10ug/ml을 반응시켰다. 2
시간 후에  RAW 264.7 세포에 50, 100, 500, 
1000ug/ml로 농도별로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대
조군은 Butylated hydroxyanisole(BHA)와 비교 
실험하였다. NO 생성량은 24시간 후에 
supernatant를 모아 griess reagent로 10분간 반
응시킨 후에 540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LPS만 첨가한 군에서 생성된 NO의 양을 100%
로 하여 시료가 첨가된 경우에 측정된 흡광도를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2.2.6. 꽃송이버섯 추출물 함유한 에멀션 제조
  본 실험에서는 Table 1의 처방으로 에멀션을 
제조하였다. 수상과 유상을 계량하여  75~80℃
에서 가열하여 용해시킨 후,  Homo mixer (TK 
Auto homomixer MarkⅡ, Tokushukikakogyo, 
Japan)을 이용하여 4,500rpm으로 1분간 유화시
켜 Triethanolamine(T.E.A)를 넣고 다시 3분간 
유화하였다. 그 후,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가하여 
다시 2분간 유화한 후, 28℃까지 냉각시킨 에멀
션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2.2.7.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의 
안정성 평가

  온도에 따른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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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Content(w/w)

Sample 
emulsion

Control
emulsion

D.W Up to 100.00 Up to 100.00

Cetostearyl Alcohol 0.900 0.900

GlycerylMonostearate 1.000 1.000

Glyceryl Stearate 0.800 0.800

Polyglyceryl-3 MethylglucoseDistearate 1.500 1.500

Propyl paraben 0.050 0.050

Hydrogenated Polydecene 4.500 4.500

Caprylic/Capric Triglyceride 2.000 2.000

CetearylIsononanoate 2.000 2.000

Dimethicone 0.300 0.300

Grycerin 3.000 3.000

Sparassis crispa  extracts 0.150 0.000

Polyglycol 4.850 0.000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trasodium salt 0.025 0.025

Methyl paraben 0.200 0.200

Triethylamine 0.150 0.150

Cabomer-941 0.130 0.130

Water 60.750 70.750

Table 1. Formulation of emulsion containing Sparassis crispa extracts

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4, 25, 45°C의 온
도에서 Multi-room incubator(JSMI-04CP 
4room chamber, JSR) 보관하여 물리화학적 특
성에 대한 경시적 변화를 평가하였다. 25°C에서 
14일 동안 변취 및 변색을 관찰함으로 꽃송이버
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의 전체적인 안정성 
시험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하였다[12].

  2.2.7.1. pH 측정
  pH측정은 Denver Instrument(Denver 
Instrument, UB-10 pH/mV meter)사의 pH 
meter을 이용하여, 25±1℃에서 측정하였으며 측
정하기 전에 유리전극을 미리 표준용액에 담구어 
두고 측정하였다.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시
료는 25°C에 보관 중인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과 대조군 에멀션을 실험에 이용하
였다.

  2.2.7.2. 점도측정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과 대조군 
에멀션의 점도 측정은 Brookfield Viscometer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11 
Commerce Bivd. Middleboro. MA 02346,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핀들(spindle) 
No.4(64)을 에멀션에 적용하여 30rpm에서 2분간 
점도를 4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는 
25°C에서 일정기간 보관 중인 에멀션을 실험에 
이용되었다[13].

  2.2.7.3. 입자크기측정
  꽃송이버섯 추출물이 함유된 에멀션의 입자크
기를 측정하기 위해 25°C에서 보관한 에멀션을 
Particle size analyzer(MEJI Techno, Trinocular 
Polarizing microscope MI9300, Japan)사의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400로 에멀션의 입자를 관
찰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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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항산화능 측정

  3.1.1. 전자공여능 확인
  DPPH는 안정한 라디칼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로서 항산화 능력을 가진 물질과 만나면 라디칼
이 소거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
부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 측정이 가능한 
항산화 측정법이며[15], 항산화 활성을 갖는 물질
과 반응하면 진보라색의 DPPH 색이 점점 옅어
져 흡광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흡광도의 감소를 
측정함으로 라디칼의 소거 활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각 농도별로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 
시료와 BHA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 Fig. 1로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추
출물 50, 100, 500, 1000, 5000 µg/ml농도에서 
처리하였을 때, 5000µg/ml 농도에서 63.33% 소
거활성을 보였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BHA도 같
은 농도에서 95.41% 정도의 항산화능을 나타내
었으며, 낮은 농도인 50µg/ml 일 때에 라디칼 소
거능 11.24%로 5000µg/ml 농도일 때 63.33%로 
나타나 약 6배에 가까운 항산화능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진 BHA보다는 낮은 항산
화능을 나타내었지만 천연 항산화제로서 항산화
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ependent on concentration from 

extracts of Sparassis crispa.

  3.2.2. NO 저해율
  활성 질소종 중 하나이며, 염증 반응의 중요한 
작용인자로 알려져 있는 NO 생성저해에 대한 꽃

송이 버섯 추출물의 효과를 대식세포인 RAW 
264.7 cell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 Fig. 
2와 같다.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NO 
생성을 유도한 후 50, 100, 500, 1000, 
5000µg/ml의 농도로 추출물을 처리하였다. 그 결
과, 꽃송이 버섯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도되어진 
대식세포의 NO생성은 감소하였으며 최대 농도인 
5000µg/ml에서는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처리함으
로 50.00%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대조군인 BHA
에 비하여 22.00%정도 낮게 나타났지만 50.00% 
이상 NO생성이 감소되었으므로 꽃송이버섯 추출
물이 염증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The effects of Sparassis crispa extracts 
on nitric oxide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for 24 hour with 
Sparassis crispa extracts at the 
concentrations ranging from 50 µg/ml 
to 1000 µg/ml, and then stimulated for 
24 hour with 10 µg/ml of LPS. 

3.2. 항균 효과 측정

  3.2.1. 생육저해환 확인
  꽃송이버섯 추출물에 대한 항균활성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paper disc법을 이용하여 생육억
제 활성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항균활성의 크기 
및 결과를 Table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꽃송
이버섯 추출물은 그람양성균인 S.aureus 균에 대
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5.0, 10.0, 20.0% 
농도에서 각각 15.3, 14.0, 13.0mm의 생육저해
환을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Candida.a 균주에
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농도에서 각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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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s
Concentrations (%)

0.0 0.1 1.0 5.0 10.0 20.0

S. aureus -
 - - 15.3±3.2 14.0±5.2 13.0±1.7

S. epidermidis - - - - - -

Candida.a - - - 16.5± 0.7 11.5± 2.1 11.0± 1.4

E. coli - - - - - -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Sparassis crispa extracts on several microorganisms.a : No 
inhibition, b :　Inhibition zone diameter (mm)

Fig. 3. Antimicrobial activities of various extracts of Sparassis crispa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and Candida albicans at the concentration. A: Propylene glycol, B: Sparassis 
crispa extracts 0.1%, C: Sparassis crispa extracts 1.0%, D: Sparassis crispa extracts 
5.0%, E: Sparassis crispa extracts 10.0%, F: Sparassis crispa extracts 20.0%

11.5, 11.0mm 생육저해환을 나타내었다. 꽃송이
버섯 추출물은 비교적 높은 항균력을 보였으며 4
가지의 균주 중 피부상재균인 S.aureus 와 진균 
Candida.a 균에서 우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났다. 
따라서 꽃송이버섯 추출물은 문제성 피부 제품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일반적 보존 실험

  3.3.1. 온도(Incubator)에 따른 안정성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의 저장 조건(4, 25, 
45°C)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육안으
로 층분리 및 응집여부, 이취발생 여부 등을 검

토하였으며, 추출물이 함유된 3가지 에멀션과 추
출물이 함유되지 않은 에멀션 모두 14일 동안 관
찰한 결과 크리밍, 응집과 같은 분리현상이 관찰
되지 않았으며, 산화에 의한 특이취도 없었다.

  3.3.2. pH 변화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과 추출물
을 함유하지 않는 에멀션을 14일 동안 25℃에 
보관하며 pH변화를 측정하였다.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의 pH측정결과는 아래 Fig. 4에 나타내었
다. 상온에서 보관한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의 pH 6.63∼6.84로 pH변화가 거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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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군
의 pH 6.84∼6.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 변화가 전체적으로 대조군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며 수치상으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 
추출물은 에멀션의 pH에서는 높은 안정성을 나
타냄으로 사료된다. 

Fig. 4. pH change of the emulsion containing  
extracts from Sparassis crispa for 
14days at 25°C.

  3.3.3. 점도 변화

Fig. 5. Viscosity change of the emulsion 
containing extracts from Sparassis crispa for 
14days at 25°C.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과 대조군 
에멀션을 25℃에서 점도를 14일 동안 측정하였
다.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을 제조한 직후 1일 
후에 점도를 측정한 결과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
은 대조군의 점도는 4,650cPs로 나타내었다. 꽃
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의 점도는 

6,730cPs로 대조군보다 점도가 약 20.80%가 낮
게 나타내었지만 점도를 측정하는 기간 동안 대
조군의 에멀션은 약 4,600∼5,400cPs에 분포해 
수치상의 큰 변화는 없었으며 꽃송이버섯 추출물
을 함유한 에멀션의 경우 약 6,000∼6,800cPs 사
이에 분포하여 큰 변화는 없음을 Fig. 5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러나 점도의 경우 고온에서 에멀션 
제형 중 수상의 계면장력이 감소하면서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추후 장기간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3.4. 입자관찰
  열, 빛, 공기 등에 민감한 추출물들은 입자간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입자 및 그 입자에 안정화된 
약리 물질들이 유리되고, 난용성 물질이 재결정되
어 석출되고, 열이나 공기에 의해 산화되므로 제
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 안정성 관찰이 필요하다.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과 대조군 에멀션을 관찰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
의 점도는 대조군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측
정 14일 동안 그 변화 정도는 입자의 분산과 분
리, 합일 등과 같은 현상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추출물이 제형 안정
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 효능을 조사하였다. 또한 추출물을 에멀
션에 함유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은 Raw 264.7cell에
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염증유발인자인 NO를 유발하여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하여 최대 농도인 
5000ug/ml에서 약 50% 염증감소를 확인하였
다. 

3. 추출물이 함유된 에멀션의 제형 안정성 평가
인 pH 측정, 점도 측정, 입자크기 관찰에서 
14일 동안 에멀션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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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fter preparation 14 days after preparation

Control emulsion

  Emulsion containing extracts from Sparasiss crispa  

Table 3. Microscopic aspect of the emulsion containing extracts from Sparassis crispa (X400). 
(14 days after preparation). Not changed the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of emulsion 

containing extracts from Sparassis cri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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