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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Recent Studies Trends of Humulus japonicus 

- Focusing on Research of Medical Sciences -

Jang Subi1,2  Cheon Jin Hong1  Kim Kibong1,2,*

1Department of Korean Pediatr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trends in Humulus japonicus by 

analyzing recently reported papers and theses.

Methods 
Papers on the medicinal in vivo and in vitro activities of Humulus japonicus were reviewed and analyzed. Data 

on the publication year, research and experimental methods, and subjects were extracted and summarized.

Results
Twenty-eight papers with recent experimental studies and clinical trials related to Humulus japonicus were 

includ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1. An average of 2.8 papers were published annually from 2014 to 2023.

2. There were 27 experimental studies and one clinical trials during the study period.

3. Among the studies, there were 13 in vivo, seven in vitro, and seven with both types of experiments. 

4. Based on the subject area, studies on neuropsychiatric activity were the most numerous, totaling six reports.

Conclusions
Humulus japonicus has been studied for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neuropsychiatric, anti-inflammatory, liver 

function-related, digestive system-related, antibacterial, anti-obesity, anti-aging, and antioxidant effects. However, 

more clinical research is needed to further explore its medicinal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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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합성 의약품 개발 분야에 집중된 막대한 규모의 투

자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후 40여년 동안 승

인된 대략 절반의 전세계 의약품이 천연물 의약품이거

나 천연물에서 유래된 단일 물질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약용식물자원은 천연물의약품시장의 중심자원으

로, 현재 전 세계 전통의약의 85%가 식물추출물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원료 공급원 및 신약개발의 핵심소

재로 활용되어왔다2). 대표적인 예로 버드나무에서 유

래되어 해열진통에 사용되는 Aspirin이 있으며, 그 밖

에도 Taxus brevifolia로부터 추출되어 난소암, 유방암 

등의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Paclitaxel, 그리고 중국의 토

착 식물 팔각회향 (八角茴香)에서 유래한 항바이러스

제인 Tamiflu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큰 매출을 올리

고 있다3). 식물 추출물 의약품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수요 증가로 인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급성장과 타 의약품 대비 우월한 가격 경쟁력, 

합성의약품 대비 적은 신약개발 비용, 적은 부작용 등

에 기인하여, 연평균 성장률 12.5%로 성장하여 2027

년에는 94억 8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

다4).

이렇게 천연물 의약품 시장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

되는 식물 자원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국

가적 프로제트를 추진하고 있다3).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립 암 연구소 (NCI)를 중심으로 전세계 1550 

속, 3,390 종 식물과 114,000개 식물추출물을 확보하여 

주로 항암제나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 발전 목표 및 실천 방안

을 수립하여 중국농업과학원 작물생물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천연물 소재 자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립농업생물자원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Resources, NIAR)에서 식물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2).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2020년부터 제

4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 및 관련 정책을 추

진하고 연구개발 (R&D)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안전성, 유효성 논란과 함께 여전히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개발 규제와 성분프로파일

링 비용 부담, 고효능 원료 추출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5). 하지만, 최근 자국의 생물소재 주권에 대

한 배타적 권리확보를 요구하는 국제적 협약 수위가 

높아지고, 전세계적으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선호 

증가와 더불어 아시아권에서 최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

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국내 약용 식물 자원 개발 

및 육성 연구가 필요하다6).

한삼덩굴 또는 환삼덩굴 (이하 ‘한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 Et Zucc.)은 뽕나무과에 속하는 일년생 

혹은 다년생의 덩굴성 초본 식물로, 그 전초를 율초 (葎

草, Humuli Herba)라고 하며, 여름~가을철 잎이 무성

할 때 지상부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잡질을 제거

하고 절단하여 사용한다. 우리나라 전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7,8). 율초

는 淸熱, 利尿, 消瘀, 解毒의 효능이 있어, 임병, 소변불

리, 학질, 복사, 이질, 폐결핵, 폐농양, 폐렴, 나창, 치창, 

옹독, 나력에 쓴다고 알려져 있다9). 현재까지 항염10), 

항결핵11) 및 항균12)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이외에도 이

뇨 작용13), 항산화14) 및 항종양효과15)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한삼덩굴의 약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에 보고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이를 고찰한 논

문이 부재하여 기존 연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의 한삼덩굴의 

의약학적 활용에 대한 연구들을 취합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해 향후 국내 약용식물자원 연구 및 활용 방안에 

참고할 기초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Methods

1.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전략

본 연구에서는 논문 검색원으로 총 9개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국한

의학연구원 (KIOM)에서 제공하는 전통의학정보포털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에서 제공하

는 Science On,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국외 검색원 중 영

문 데이터베이스로는 Medline (via Pubmed), Embase 

(via Elsevier),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via EBSCOhost)를 사용하

였고, 중국에서는 China Academic Journal (CAJ), Wanfang 

Data (万方数据), 일본 데이터베이스로는 Cit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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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II (CiNii)를 이용하였다. 

영문 검색 엔진 키워드 ‘Humulus japonicus’, ‘Humulus 

scandens’, ‘Humuli herba’, ‘antidesma scandens’, ‘japanese 

hop’, ‘wild hop’을 기본으로 하여, 중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葎草’를 추가하였고, 일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kanamugura’, ‘カナムグラ’의 키워드를 추가로 검색하

였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어로는 ‘한삼덩굴’, ‘환

삼덩굴’, ‘율초’, ‘葎草’를 추가하여 검색을 진행했다 

(Appendix 1.). 

각 검색엔진에 따라 적합한 검색어 필터를 사용하

여, 2014년 1월 1일 이후 검색일 이전까지 출판된 논문

을 대상으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1명의 연구자 (JSB)가 

언어, 출판 상태와 관련없이 각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논문들의 검색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색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검색일은 

2024년 6월 21일이었다.

2. 선정 및 제외 기준

선정기준은 2014년 이후 발표된 한삼덩굴 (혹은 율

초, 이하 ‘한삼덩굴’) 단독 추출물의 의약학적 응용에 

대한 세포 실험 (in vitro), 동물 실험 (in vivo), 세포 및 

동물실험 (in vivo & in vitro), 임상 연구 (clinical trials)만

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 검토 (literature research) 논문

과 학위 논문 및 단순 성분 분석 연구를 제외하였으며, 

수의학, 농축산 분야 논문 및 한삼덩굴 외에 다른 약재 

혹은 성분을 혼합한 경우나 한삼덩굴에서 분리정제한 

특정 성분만을 이용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문헌 선별 및 자료 추출

각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된 연구들을 Endnote 21 

(Clarivate Analytics, Philadelphia, USA)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취합하였다. 먼저 Endnote 21의 중복 제거 (Find 

Duplicates) 기능을 이용해 중복되는 문헌들을 제외한 

뒤, 상술한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각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 및 

중복 논문을 배제하였다. 1차 스크리닝을 통과한 논문

의 전문 (full text)을 확보하여 검토 후 또 다른 연구자 

(KKB)의 검토를 거쳐 최종 포함 논문을 선정하였다. 

1명의 연구자 (JSB)가 문헌 선별을 통해 최종 선정된 

논문에서 제1저자, 출판 연도, 연구 방법, 추출 방식, 

의약학적 활성 혹은 관련 질환을 위주로 자료를 요약 

추출하였다.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본문에 나와있지 

않은 경우,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표에 ‘Not reported (NR)’

로 기술하였다. 연구 방법의 경우 임상 연구 (clinical 

trials)와 실험 연구로 구분하고, 실험 연구는 다시 세포 

실험 (in vitro), 동물 실험 (in vivo), 세포 및 동물실험 

(in vivo & in vitro)으로 분류하였다.

Ⅲ. Results

1. 문헌 선정 결과

9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초 검색된 논문은 총 

872편으로, 이 중 중복 문헌 227편을 제외하고 645편

의 문헌에 대해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본 연구 주제와 무관한 528편의 논문, 그

리고 중복 문헌 61편을 추가로 배제하여 56편의 논문

을 1차로 스크리닝하였다. 56편의 논문의 전문을 검토

하여 원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의학/농업을 주제로 

한 논문, 혹은 복합제제나 추출물의 특정 분획 혹은 성

분을 활용한 연구 등 총 27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두 

명의 연구자 (JSB, KKB)가 상의하여 초파리를 대상으

로 46가지 본초의 요로결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탐색

한 논문 1편16)을 제외하고 최종 28편의 논문이 분석 대

상으로 선정되었다 (Figure 1) (Table 1).

2. 선정된 문헌의 특성

1) 연도별 분석

28편의 논문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매년 0편에서 5편까지 연평균 2.8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 연도별 논문 편수는 특정한 경향성

을 보이지 않았다 (Figure 2).

2) 연구방법별 분석

한삼덩굴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은 실험연구가 27

편으로 가장 많았다. 세분화해서 보면 동물 연구 (in 

vivo)가 14편20-22,24,25,28-30,32-34,36,37,42)으로 50%, 세포 연구 

(in vitro)가 6편11,23,35,39-41)으로 21.4%였으며, 세포 및 동

물실험 (in vitro & in vivo)이 7편18,19,26,27,31,38,43)으로 25%, 

임상 연구 (clinical trials)의 경우 무작위대조군연구 1편
17)이었으며, 전체의 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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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effect
year Related disease/symptom/function

Extraction 

solvent

Research 

method
Experimental animal/cell

Neuropsychiatric 

activity

2017
18)

Alzheimer's disease Methanol
In vivo + 

In vitro

Tg-APP/PS1 mice, BV-2 

microglial cells

2017
19)

Parkinson’s disease Methanol, Ethanol
In vivo + 

In vitro
SH-SY5Y cell, C57BL/6J mouse 

2021
20)

Autism spectrum disorder Ethanol In vivo BTBR T
+
 Itpr3

tf
/J mouse

2022
21) Cognitive impairment in neurodegenerative 

disorders
Ethanol In vivo C57BL/6J mouse

2022
22)

Alzheimer's disease Water In vivo
C57BL/6J mouse, APP/PS1 TG 

mouse, ICR mouse

2022
23)

Parkinson’s disease Ethanol In vitro PC12 cell

Anti-inflammatory 

2015
24)

Chronic bronchitis NR In vivo KM mouse

2017
25)

Pelvic Inflammatory Disease Methanol In vivo C57BL/6J mouse

2020
26)

Rheumatoid arthritis Ethanol
In vivo + 

In vitro
DBA/1 mice, RAW 264.7 cells

2023
27)

Irritant contact dermatitis Ethanol
In vivo + 

In vitro

C57BL/6J mouse, RAW 264.7 

cells

Table 1. Key Data of Experimental Studies

Id
en
tification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 = 872)

Pubmed (n = 97), Embase (n = 123), CINAHL (n = 12) , 

KCI (n = 31), Science on (n = 87), OASIS (n = 2), 

CNKI (n = 443), Wanfang data (n = 61), 

CiNii (n = 16) on January 2014 to 21 June 2024)

Records removed before screening:

 - Duplicate records removed by 

Endnote (n = 227)

Screen
in
g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 = 645)

Records excluded by assessing Title/Abstract

- Out of scope (n = 528)

- Duplicate records (n = 61)

Reports screened

(n = 56)

Reports excluded which did not meet inclusion 

criteria:

- Not available full-text (n = 6)

- Field of Veterinary medicine/Agriculture (n = 12)

- Compound / Components (n = 9)

- Out of scope (n = 1)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28)

In
clu

d
ed

Studies included in review

(n = 28)

Figure 1. Flowchart of selection process

Abbreviations: n; number, CINHAL;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ii; Citation Information by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OASI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KCI; Korean Citation Index,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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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effect
year Related disease/symptom/function

Extraction 

solvent

Research 

method
Experimental animal/cell

Liver 

function-related 

activity

2018
28)

Acute Liver Injury Water In vivo Sprague-Dawley rat

2021
29)

Liver damage in chronic diabetes mellitus Water In vivo Sprague-Dawley rat

2021
30)

Alcohol–Induced Liver Injury Water In vivo Sprague-Dawley rat

2023
31)

Hepatic Steatosis Ethanol
In vivo + 

In vitro

C57BL/6J mouse, 

primary hepatocytes

Gastrointestinal 

system-related 

activity

2016
32)

Gastrointestinal actuation Water, Ethanol In vivo
KM mouse, Sprague-Dawley rat, 

Rabbits

2020
33)

Gastroesophageal Reflux Esophagitis Water In vivo Sprague-Dawley rat

2022
34)

Gastrointestinal disorders Water In vivo Wistar rats

Anti-bacterial

2014
11)

Mycobacterium tuberculosis Methanol In vitro

Mycobacterium tuberculosis strain 

(H37Rv), The human monocytic 

cell line (THP-1)

2015
35)

- Water In vitro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Growth promotion
2020

36)
- Water In vivo Sprague-Dawley rat

2021
37)

- Water In vivo Sprague-Dawley rat

Anti-obesity 

activity

2018
38)

- Water
In vivo + 

In vitro

C57BL/a6 mouse, 3T3-L1 

adipocytes, HepG2 cells

2019
39)

- Water In vitro 3T3-L1 adipocytes

Anti-aging/antioxi

dant
2015

40)
- Ethanol In vitro

BY4742 yeast strain, Human 

fibroblast Hs27 (CRL-1634) cells

Anti-cancer 2022
41)

Oral cancer Methanol In vitro

human FaDu hypopharynx 

squamous

carcinoma cells

Diuretic activity 2019
42)

- Water, Ethanol In vivo KM mouse

Cardiovascular-rela

ted activity
2016

43)
Atherosclerosis Methanol

In vivo + 

In vitro

RAW 264.7 cells, 

apolipoprotein E-deficient mouse

Abbreviations: Tg; Transgenic, ICR;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NR; Not reported, KM; Kunming

0

1

2

3

4

5

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Figure 2. Number of paper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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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편의 논문 가운데, 율초 혹은 한삼덩굴의 전

초/잎을 사용한 논문은 총 8편17,24,29,32,33,35,40,42)이었으며, 

나머지 논문은 지상부를 사용했거나 사용 부위를 별도

로 언급하지 않았다.

3) 추출 방법별 분석

한삼덩굴 혹은 율초의 추출 용매로 메탄올을 사용

한 논문은 총 6편11,18,19,25,41,43)이었고, 에탄올 추출물을 

사용한 경우가 10편19-21,23,26,27,31,32,40,42), 물 추출물을 사

용한 경우가 14편17,22,28-30,32-39,42)있었으며, 추출방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논문이 1편24) 있었다.

3. 주제별 논문 분석

1) 임상 연구

선정된 28편의 문헌 가운데, 임상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은 1편17)이 있었다. Lan 등17)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습열축적형 요로결석 입원 환자 63

명에 대해 무작위로 관찰군 32명과 대조군 31명으로 

구분한 뒤, 율초 달임 (decoction)의 효능과 요 전해질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기본 치료로 두 군 모

두에 5일간 매일 1회 프로게스테론 20 mg를 근육주사 

(intramuscular injection, IM), 자연 발생 아트로핀 유도

체인 아니소다민 (anisodamine) 10 mg을 희석하여 정맥 

내 (intravenous, IV) 주사했다. 대조군의 경우 추가로 구

연산수소칼륨 (Potassium hydrogen citrate granules) 

(MADAUS GmbH, Germany)을 아침, 점심 각각 2.5 g, 

저녁 식전 5 g씩 복용하였으며, 관찰군은 율초 30 g을 

달인 200 ml 전탕액을 아침 저녁으로 100 ml씩 복용하

였다. 두 군 모두 4주간 치료 후 효능을 평가한 결과 

관찰군의 유효율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며, 두 군 간

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실험 연구

실험 논문을 세포 연구 (in vitro), 동물 연구 (in vivo)

와 상관없이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한삼덩굴의 신경ㆍ

정신계 활성에 대한 연구가 6편18-23), 항염증 효과 관련 

활성이 4편24-27), 간 기능 관련 활성이 4편28-31), 소화기

계 관련 활성이 3편32-34), 성장 촉진 활성36,37) 및 항균 

활성11,35) 연구 2편, 비만 관련 활성 2편38,39), 나머지 항

노화/항산화 활성40), 항암 활성41) 및 이뇨 활성42), 심혈

관계 관련 활성43) 등이 각 1편씩 보고되었다. 최근 10

년간 발표된 연구 중 뇌신경계 관련 활성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1) 신경·정신계 관련 활성

Park 등18)은 APP/PS1 형질변환 (TG) 마우스 모델

에 10주간 한삼덩굴 (HJ) 메탄올 추출물 (HJM)을 경

구투여한 결과, 마우스 행동실험 (Novel object test, 

Y-maze test)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피질에서 아밀로이드 β (Aβ) 침착 및 신경섬유

다발 (neurofibrillary tangle)이 차지하는 면적과 활성화

된 성상교세포와 소교세포 수를 눈에 띄게 감소시켜 

HJM이 Alzheimer's disease (AD) 진행을 억제하고 인지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잠재력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 

Rhu 등19)은 HJM이 Parkinson’s disease (PD)에서 도

파민 신경 세포 변성을 보호하는 치료적 잠재력에 대

한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사람의 신경세포주 (human 

neuroblastoma cell line)인 SH-SY5Y 세포에서 HJM의 

전처리가 6-hydroxydopamine (6-OHDA)에 의해 유발된 

세포 독성과 미토콘드리아 세포사멸 경로를 유의하게 

약화시키며, 글루타싸이온 (GSH) 수준을 크게 증가시

키고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1/2 (ERK1/2)

의 인산화를 감소시킴을 보고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

진은 in vivo 연구에서 HJ의 메탄올 또는 에탄올 추출

물 투여가 마우스의 운동 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6-OHDA로 인한 흑질치밀부 (SNc) 및 선조체의 도파

민 세포 사멸 및 섬유 손실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을 관

찰하였다.

Park 등20)은 BTBR T+ Itpr3tf/J (BTBR) 마우스 모델

에서 6주간의 한삼덩굴 에탄올 추출물 (HJE) 투여 후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새로운 사물 인지가 크게 증가하

고 반복적 손질 행동이 약화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BTBR 마우스의 선조체와 해마에서 미세아교세포 활

성화 및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의 행동 결함 및 신경 염증

을 개선하는 데 유익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Go 등21)은 C57BL/6J mouse에서 Lipopolysaccharide 

(LPS)의 복강 내 투여에 의한 인지 기능 장애에 대해, 

HJE의 전처리가 뇌 신경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새로운 사물 인지 (Novel object recognition)를 향상시키

고 스코폴라민에 의해 유발된 인지 장애에도 유익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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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등22)은 행동 실험과 면역조직화학적 분석을 

통해 3주 간의 한삼덩굴 물 추출물 (HJW) 투여가 Aβ 

(1-42)를 주사 (i.c.v.)한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마우

스와 APP/TS1 transgenic (TG) 마우스의 콜린성 시스템

을 강화하고, APP/TS1 TG 마우스의 대뇌 피질과 해마

에서 Aβ 플라크 축적을 억제하여 AD 관련 인지장애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Wang 등23)은 HJE가 6-OHDA로 자극된 PC12 세포

에서 glutathione, catalase 등의 항산화효소를 상향조절

하여 세포 내 활성 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축적을 억제하고,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및/또는 Nuclear factor erythroid-2 (Nrf2)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Bcl-2 Antagonist X (Bax)를 

하향조절하고 Bcl-2 단백질 및 Sirtuin1 (SIRT1)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 생존을 촉진하여 PD와 같은 산화 스트

레스 관련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2) 항염증 효과 관련 활성

Li24)는 포름알데히드-연기 자극으로 유발된 만성 기

관지염 (CB) 모델 가운데 Humulus scandens 과립 (HSP)

을 투여한 군에서 2분 내 기침 빈도가 감소하고 페놀 

레드 배설이 증가하여, HSP가 용량 의존적인 진해 및 

거담 효과를 가지며, 폐조직의 종양괴사인자 (Tumor 

necrosis factor, TNF)-α 및 Interleukin (IL)-8 발현을 감

소시켜 CB 모델의 병리학적 손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Oh 등25)은 황백 (CP) 또는 HJM을 자궁에 전처리한 

C57BL/6J 마우스 모델에 염화수소 (HCl), LPS로 골반 

염증성 질환 (PID)을 유발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 없이 

양성 대조군 대비 다양한 염증 지표 및 PID의 임상적 

징후가 감소하고 자궁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및 분비와 호중구 침윤이 감소되어 CP 및 HJ를 PID에 

대한 잠재적 대체 치료법으로 제시하였다.

Kang 등26)은 HJE가 콜라겐 유도 관절염 (collagen- 

induced arthritis, CIA) 마우스 모델에 대해 총 관절염 

점수와 발 부종 및 활막 염증, 연골 파괴와 뼈 침윤을 

상당히 감소시킴을 보고하였으며, in vivo 및 LPS로 자

극된 쥐 대식세포주 (RAW 264.7)를 대상으로 한 in vi-

tro 실험 모두에서 HJE가 염증 매개물질의 분비와 파

골세포 형성을 억제하여 CIA 발달을 억제하는 잠재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 등27)은 C57BL/6J mouse에 HJE를 투여하여 자

극성 접촉성 피부염 (ICD)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마우스 우측 귀의 12-O-tetradecanoylphorbol-13-ace-

tate (TPA) 유발 피부염에서 발적, 부종 및 중성구와 대

식세포의 침윤 현상이 호전되었으며, 염증 매개체의 

유전자 발현 역시 감소하였고, LPS로 자극한 쥐의 대식

세포 주인 RAW264.7 세포에서도 Nuclear factor kap-

pa B (NF-κB) p65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 

매개체 발현이 감소되어 ICD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

고하였다.

(3) 간 기능 관련 활성

Bae 등28)은 Sprague-Dawley (SD) rat을 대상으로 HJW 

1ml를 42일 간 투여했을 때, LPS와 D-galactosamine에 

의한 급성 간손상 정도를 약화시켰음을 보고하였다. 

HJW 전처리군에서 대조군보다 Aspartate transaminase 

(AST), Alanine transaminase (ALT), Malondialdehyde 

(MDA), Myeloperoxidase (MPO), TNF-a 수준이 감소되

고 Superoxide dismutase (SOD) 및 catalase (CAT)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항염증 및 항산화 잠재력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 등29)은 SD계 rat을 대상으로 streptozotocin (STZ)

로 유발한 당뇨 모델에서 HJW를 투여했을 때, Lipid 

profile을 회복하고 당뇨 모델의 간조직에서 염증성 사

이토카인과 MDA 농도를 감소시킴을 보고하여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 손상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Bae 등30)은 HJW 경구투여가 알코올성 간손상을 유

발한 SD rat의 혈장 내 AST, ALT, 중성지방 (Triglyceride, 

TG) 및 Total cholesterol 수치를 감소시키고, MDA, 

MPO를 억제하며, SOD, GSH 및 CAT 활성을 증가시켰

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HJW의 산화 스트레스 및 염

증 반응 억제 효과는 HO-1/Nrf-2 경로의 상향 조절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억제와 TLR4/MyD88/NF-κB 경로

의 하향조절을 통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ho 등31)은 in vitro 실험으로 mouse의 1차 간세포에 

HJE 또는 HJ의 주요 활성 성분인 luteolin 7-O-β-d-glu-

coside (LU) 처리 후 에탄올 자극을 시행했을 때, HJE와 

LU 모두 개별적으로 간세포의 에탄올 유도 지질 축적, 

지방생성 단백질 발현 및 세포 산화 스트레스를 약화

시키고 PPAR α와 SOD1 발현 및 카탈라제 활성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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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했다. 또한 in vivo로 

C57BL/6J mouse에 5% alcohol liquid Lieber-DeCarli diet

로 유발한 알코올성 지방간 모델에 2주간 HJE를 투여

했을 때 지방간을 완화시킴을 보고하였다.

(4) 소화기계 관련 활성

Li 등32)은 HS water extract (HSW)와 HS ethanol ex-

tract (HSE)의 저/중/고용량별 위장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Kunming mouse의 위내 잔류율 및 소장추진율, 

토끼의 장 평활근 수축폭, SD rat의 위 환상근의 수축

폭을 측정하여 관찰한 결과, HS extract가 위 배출능 및 

장 연동 기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HSE보다 

HSW가 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33)은 수술로 유발된 역류성 식도염 쥐 모델

에서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지질 과산화와 관련된 ma-

londialdehyde (MDA)의 감소,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의 증가를 확인하여 HJW의 역류

성 식도염에 대한 보호 효과가 항산화, 항염증 및 항분

비 효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Thein34) 등은 만성적인 물 회피 스트레스 (WAS, 

1h/day)로 유도한 위장 장애 rat 모델에 HJW의 전처리

가 콜린성 및 세로토닌성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여 

배변 활동, 위 배출 증가 및 대장 과수축성을 억제하

며,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장 점막의 밀착 연접 단백

질을 상향조절해 대장 투과성을 개선하여 과민성 장증

후군의 잠재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5) 항균 활성

Hong 등11)은 표준결핵균주 H37Rv에 HJM을 가했

을 때 대조군 대비 직접적인 살상 또는 균성장을 억제

함을 보여주었으며, 사람 대식구 세포주 (THP-1 cell)

를 통해 탐식구에 감염된 결핵균에 대해 대조군 대비 

현저한 결핵균 증식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했다.

Zhang 등35)은 한천 확산법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과 대장균 (Escherichia coli )에 대

한 율초 물 추출물의 생체 외 (in vitro) 억제 및 사멸 

효과를 보고했으며, 항균 성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

해, 100 °C를 넘지 않는 고압멸균 (autoclave)을 시행하

고 금속 이온이 풍부한 약재와 함께 달이는 것을 제안

하였다.

(6) 성장 촉진

Kim 등36)은 마늘/수박 분말과 혼합한 HJ 혼합물 

(MH)이 Janus Kinase2 (JAK2)/Signal transducer and acti-

vator of transcription 5 (STAT5)로 유도된 인슐린유사

성장인자-1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와 인슐

린유사성장인자 결합단백-3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 3, IGFBP-3) 생성 증가를 매개하여 SD 

rat의 코 – 꼬리 길이, 대퇴골 및 경골 길이를 유의하

게 증가시키고, 경골의 연골 세포 증식 자극 및 종골 

성장 과정에서 성장판 높이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Kim 등37)이 이어서 뇌하수체를 절제한 성장 호르몬 

(GH) 결핍 SD rat 모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MH의 성

장 촉진 효과를 관찰한 결과, GH 투여군에서 코 - 꼬리 

길이, 경골 및 대퇴골 길이가 증가한 것과 다르게 MH 

투여는 종골 길이 변화, 성장판, 뼈 무기질화 및 IGF-1, 

IGFBP-3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MH의 성장 촉진 

효과가 GH와 유사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7) 비만 관련 활성

Chung 등38)은 in vitro 모델 (3T3-L1 지방전구세포, 

HepG2 세포)과 in vivo 모델 (12주간 고지방식을 섭취

한 비만 C57BL/a6 mouse)을 통해 HJ water extract 

(HJW)가 고지방식이 (HFD)로 유도된 비만을 완화하

고 혈청 Triglyceride (TG), Low-densitiy lipoprotein (LDL) 

수준 및 동맥경화지수 (Atherogenic index, AI)를 감소시

켜 고지혈증을 개선하며, 심혈관질환 및 비알코올성 

간 질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Jung 등39)은 HJW가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및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delta (PPARδ)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지방 세포의 갈변, 지방산 산화와 지방 분

해 및 열 생성을 촉진하고, 지방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를 약화시켜 비만 및 관련 대사 장애를 치료하는 잠재

적 치료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8) 항산화, 항노화 활성

Sung 등40)은 in vivo 연구에서 HJE가 농도 의존적으

로 효모 세포의 생존력을 증가시키고, 장수 관련 단백

질인 SIRT1과 AMP-activated protein kinase를 상향조절

하고 ROS 생성을 효과적을 억제하여 항산화 활성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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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암 활성

Jang 등41)은 HJM이 정상 세포 (L929)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람 하인두 편평세포암 (FaDu) 세포 생존력을 억

제하고 비세포독성 농도에서도 FaDu 세포의 콜로니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이러한 억제 효과가 

caspase- 및 미토콘드리아-신호전달체계를 통한 세포사

멸 경로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0) 이뇨 활성

Luo 등42)이 여과지 무게를 통해 mouse 소변량을 측정

한 결과, HSW의 고용량 및 중용량 투여군에서 이뇨제

인 Furosemide와 마찬가지로 복용 후 1시간 동안 소변량

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저용량군의 경우 Furosemide보

다 약하지만 소변량이 유의하게 증가였고, HSE의 경우 

소변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HSW가 이

뇨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11) 심혈관계 관련 활성

임 등43)은 HJM이 지질 축적과 동맥경화 유발 인자 

발현을 억제해 동맥경화증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HJM이 LPS-stimulated RAW 264.7 cell

에서 mRNA 발현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및 염증 

매개체 방출을 억제하고, 유도성 산화질소 합성효소 

및 cyclooxygenase-2 (COX)의 mRNA 수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에서도, 동맥경화유발 식이

를 섭취한 apolipoprotein E 결핍 (apoE-/-) mice에 HJ 투

여 후 대조군 대비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접

착 분자 등 동맥경화 유발 유전자 발현이 크게 감소하

였다.

Ⅳ. Discussion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화학 원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더

해지며, 화학적으로 합성된 의약품보다 친환경 및 자

연 치유적 솔루션으로 인식되는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4). 또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치료, 예방 의학 등으로 의료 영역 역시 패러다

임이 변화하고44,45), 예방적 및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전

성 (safety)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여, 국내외에서 전통 생약으로 오랫동안 복용해

왔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식물 자원에 대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 실제로 다양하고 복잡한 

화학구조의 식물 유래 천연물 및 그 유사체는 순수 합

성 원료에서 유래된 약물보다 생물학적 친화성과 약물 

유사성이 높아 신약 개발 후보로 선호되고 있다. 전세

계 의약품 시장에서 연간 약 25%가 식물 유래 천연물 

또는 관련 약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식물추출물 의약

품 시장은 2023-2028년 동안 209억 3000만 달러 확대

되어 해당 기간 동안 8.18%의 연평균증가율 (CAGR)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47,48).

국내의 경우, 지난 2000년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

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2012년

에는 전체 약 24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 23%가 

천연물 의약품일 정도로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2,49). 그러나 일부 천연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 투자 예산 대비 미흡한 성과에 대한 비판, 

일부 제약사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2016년 재고시로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 삭제 및 기

존의 약가나 임상 혜택을 없애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50,51) 그 결과, 주요 제약사의 

전체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 천연물신약 파이프라인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3.1%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1.6%, 2018년 10.8%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5).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USFDA)은 

2004년 식물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

시하였고, 베레젠 (Veregen®)과 플리작 (Fulyzaq®) 이 

승인된 이후, 1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2016년 개정

된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ance for Industry”

를 발표함으로써, 식물 유래 의약품 신약 개발 전반의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시

기에 식물 유래 의약품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허가 및 

심사 기준을 갖추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상용화

된 7개 제품의 해외 진출 성적은 매우 저조한데 반해, 

미국 판매 승인 천연물의약품의 경우 해외 각지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51).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되는 글로벌 천연물 신약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식물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한의학의 전통의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

하고 품질 수준을 확립한 제약 연구가 기대된다.

한삼덩굴 또는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은 쐐기풀목 삼과 (Cannabaceae)에 속하는 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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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식물로, ‘kanamugura (カナムグラ)’ 혹은 ‘Japanese 

hop’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

로52,53), 과거부터 약용식물자원으로 이용되어왔다. 지

상부인 전초를 율초 (葎草, Humuli Herba)라 하여, 梁

代 陶弘景의 ≪名醫別錄≫에 ‘勒草’라는 명칭으로 최

초로 수록되어 ≪新修本草≫에서부터 ‘율초’로 불리기 

시작했다54,55). ≪東醫寶鑑≫에는 “性寒, 味甘, 無毒. 主

五淋, 止水痢, 除瘧, 主癩瘡.”이라 하여, ‘微苦甘寒無毒

의 性味로 肝肺大腸膀胱에 歸經하여 淸熱利尿, 消瘀

解毒, 消炎退熱, 建胃, 潤五臟, 消五穀하고 五淋을 치

료하여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水痢를 멎게 하고, 瘧

疾, 나병으로 생긴 부스럼 및 피부 발진 등을 치료한다

고 하였다. 성분 연구56)에 의하면, 한삼덩굴의 全草는 

luteolin, glucoside, choline, asparagine, tannin 및 정유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고, 정유 성분에는 주로 β-humulene, 

α-copaene, caryophyllene, α-selinene, β-selinene, γ-cadinene 

등이 포함되며, 잎에는 0.015%의 cosmosin과 vitexin 등

이 들어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주요 2차 대사산

물 중 하나로 다양한 식물 조직에 분포하는데, 한삼덩

굴에는 이러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vitexin, lu-

teolin–7–O–β–D-glucoside, apigenin–7–O–β–

D-glucoside, 그리고 cosmosiin 등이 분리되었다57).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간 발표된 한삼덩굴에 대

한 최근 국내·외 실험 및 임상 논문을 분석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총 9개의 데이

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선정 조건에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 28편의 논문이 선정

되었다. 이 중 2024년에 출판된 논문은 없었으며, 2014

년 1편, 2018-2019년, 2023년 각 2편, 2015-2017년, 

2020년 각 3편, 2021년 4편, 2022년 5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2016년에 출판된 1편의 임상 논문을 제외

하면 모두 실험 논문으로 한삼덩굴의 의약학적 활용

에 대한 임상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 논문 1편17)은 중국의 요로결석 입원 환자 63명

에 대해 율초 달임 (decoction)의 효능을 평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구연산수소칼륨을 복용한 대조군보다 

율초 달임 200 ml를 복용한 관찰군의 유효율이 대조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中藥大辭典≫58)에는 율초에 대해 “열을 내리고 이뇨

하며 어혈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

으며, 배뇨곤란, 급성 신장염, 요로결석 등의 질환에 민

간 경험방으로 사용되어왔다59). 실제로, 2024년 Lu 등
16)은 중의학 고전 및 임상논문에 수록된 46가지의 통림

약 가운데, 과일 초파리 신장결석 모델을 사용한 in vivo 

시험에서 율초를 포함한 일부 약초가 항요로결석효과

와 안전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요로결석 효

과의 한약 약물로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Luo 등42)에 

따르면 KM mouse에 대해 율초 물 추출물을 고용량 

(0.5 g/kg) 및 중간용량 (0.3 g/kg)으로 투여했을 때 루

프계 이뇨제인 furosemide와 같이 소변량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율초의 알코올 추출물에서는 소변량에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율초의 이러한 이뇨효과 관련 

성분이 알코올 추출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물 추

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삼덩굴은 신경ㆍ정신계 

관련 활성, 항염증 효과, 간기능 관련 활성 및 소화기계 

관련 활성 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논

문 주제는 신경ㆍ정신계 관련 활성으로, 6편 (22.2%)이

었으며, 항염증 활성 및 간 기능 관련 활성이 각 4편 

(14.8%), 소화기계 관련 활성이 3편 (11.1%), 성장 촉진 

활성, 항균 활성 및 비만 관련 활성이 각 2편 (7.4%), 

나머지 항노화/항산화 활성, 심혈관계 관련 활성, 항암 

활성 및 이뇨 활성 등이 각 1편 (3.7%)씩 보고되었다.

한삼덩굴의 신경ㆍ정신계 관련 활성 가운데,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호효과를 보고한 논문이 총 4편

으로, 알츠하이머병 (AD)18,22) 및 파킨슨병 (PD)19,23)에 

대해 각 2편이 보고되었다. 정확한 요인은 불분명하지

만 PD의 발병에 미토콘드리아 이상, 산화 스트레스, 염

증 및 뇌의 세포 사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60,61), AD의 

경우 뇌에서 Aβ 응집 및 축적이 원인 요인으로 간주되

나, 질병의 진행은 다인자적이고 산화 스트레스 및 염

증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2). HJ의 100% 

MeOH 추출물은 SH-SY5Y 세포에서 6-OHDA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세포사멸로부터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냈고, in vivo 모델에서 6-OHDA 병변 

SNc와 선조체에서 염증 억제 및 소교세포 활성화 감소 

효과를 보였다19). 또한 미세아교세포와 AD 동물 모델 

(Tg-APP/PS1 마우스)에서 강력한 신경 염증 완화 효과

를 통해 AD의 진행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HJ의 80% EtOH 추출물의 경우, 

6-OHDA로 자극한 PC12 세포에서 항산화 및 항세포

사멸 효과를 통해 잠재적인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00% MeOH 추출물 및 

70% EtOH 추출물은 in vivo PD 모델에서 운동 기능 



한삼덩굴에 대한 최근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 의약학 연구를 중심으로 - 107

장애 개선 및 도파민 신경 섬유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19). HJ의 MeOH 및 EtOH 추출물에 포함된 플

라보노이드 중 루테올린과 아피게닌은 MAO B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어 신경퇴행성 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잠

재적 화합물로 제안되고 있다63-65). 한편, HJ의 물 추출

물은 마우스 모델에 대해 콜린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A

β 플라크 축적을 억제하여 AD 관련 기억 장애로부터

의 잠재적인 보호 활성이 보고되었다22). HJW의 주 성

분인 루테올린은 Aβ 생성을 감소시키고 해마에서 Aβ 

침착을 완화하는 β-secretase 억제제로 알려져있다66,67).

한삼덩굴 (혹은 율초)은 청열이뇨 해독소종하는 효

능이 있는데9), 熱證 특히 급성 염증과 관련하여 p-IκBα 

억제를 통해 iNOS 및 COX-2 발현을 억제하고, 전염증

성 사이토카인 감소를 통해 PGE2 생성을 억제해 항염

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2014년 이

후, 한삼덩굴의 만성 기관지염24), 골반 염증성 질환25), 

관절염26) 및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27) 등 여러 염증성 

질환에 대한 항염 효과가 보고되었다. 동맥 혈관벽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동맥경화증에도 

NO, PGE2, TNF-α 및 IL-6 등의 사이토카인을 포함한 

염증성 매개체를 억제하여 잠재적인 항동맥경화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3). 다양한 활성 화합물 가

운데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루테올린은 다양한 염증 매

개체를 억제하고 NF-κB p65와 같은 염증 관련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며, 특히 피부에서 여러 염증 반응

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8). 또한 HJ는 관절염26)과 

같은 만증 염증 상태에서 Th1 및 Th2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염증을 억제할 수 있으며, ICD 마우

스 모델에서 손상 부위로 면역 세포 침윤과 대식세포 

활성화를 억제하여 급성 염증성 질환에 대한 보호효과

가 있다27).

한편, 대부분의 실험 논문이 한삼덩굴의 항염증 및/

또는 항산화 활성과 관련한 주제인 것에 비해, Kim 등
36,37)은 성장 촉진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

당 연구진은 2편의 논문36,37)을 통해 한삼덩굴이 간에서 

JAK2/STAT5 경로를 활성화하여 혈청 및 뼈조직의 

IGF-1, IGFBP-3, 그리고 BMP-2의 발현 증가를 매개해 

SD rat의 성장판 내 연골세포 증식 및 종방향 뼈 성장

에 기여하나, 이러한 성장촉진 효과가 성장 호르몬의 

효과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 포함되

지는 않았으나 새끼돼지의 사료에 한삼덩굴 (Humulus 

scandens)을 첨가한 결과69), 성장 성과, 면역기능, 영양

소 소화율의 향상 및 장내 미생물군이 조절되어 성장

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논문이 2편69,70) 있었다. 

해당 연구들에서 최종 체중과 평균 일일 체중 증가량 

(ADG)이 개선되고, 평균 일일 사료 섭취량 (ADFI) 및 

사료 전환율 (FCR)은 오히려 감소해 한삼덩굴이 사료 

효율을 높여 새끼돼지의 성장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삼덩굴의 상당한 양의 플

라보노이드를 포함한 복합 식물 폴리페놀이 장내 미생

물총을 조절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70). 비록 

새로운 사료 자원 개발을 위한 축산 분야 연구였으나, 

추후 한삼덩굴의 성장 촉진 효과와 관련하여 임상연구

를 진행할 때 체중 증진과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이 있

다고 보인다.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보다 동물이나 

세포, 시약 등을 활용한 실험논문이 대부분으로, 본 연

구 결과를 한삼덩굴의 임상적 활용에 대한 과학적 근

거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고찰

의 범위를 의약학적 연구에 한정하여 축산, 농업 분야

에서 항균, 항염 활성, 체중증가 등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배제되었으며, 추출물의 일부 성분을 활용한 연

구를 제외하여 각 활성분획의 효능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한의

서에서 설명하는 한삼덩굴 (혹은 율초)의 “淸熱, 利尿, 

消瘀, 解毒” 효능 이외에도 성장 촉진 활성 및 소화기

계 관련 활성 등의 다양한 치료효과가 연구되고 있었

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으로 잘 설계된 임

상연구가 진행되어 인체에 대한 한삼덩굴의 적용 범위

를 다양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 논문들을 

분석하여 최근 10여년간 한삼덩굴의 의약학적 활용에 

대한 연구들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새로

운 연구 또는 임상 활용 방안을 계획할 때 효율적인 

방안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

Ⅴ. Conclusion

한삼덩굴의 최근 10년 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이후에 발표된 국내외 학술지 논문 28편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한삼덩굴 (또는 율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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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적 활용에 대한 논문은 연 평균 2.8편이었

으나, 연도별 논문 편수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

었다.

2. 연구방법별로 동물 연구 (in vivo)가 14편으로 

50%, 세포 연구 (in vitro)가 6편으로 21.4%였으

며, 세포 및 동물실험 (in vitro & in vivo)이 7편으

로 25%, 임상 연구 (clinical trials)가 1편, 전체의 

3.6%로 나타났다.

3. 실험 연구 주제별로, 최근 10년간 신경ㆍ정신계 

활성에 대한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

염증 효과 관련 활성 및 간 기능 관련 활성이 4편, 

소화기계 관련 활성이 3편, 성장 촉진 활성, 항균 

활성 연구 및 비만 관련 활성이 2편, 나머지 항노

화/항산화 활성, 심혈관계 관련 활성, 항암 활성 

및 이뇨 활성 등이 각 1편씩 보고되었다.

4. 한삼덩굴의 다양한 활성을 기반으로 한 임상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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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earching strategy for each database

1. 전통의학정보포털 (OASIS)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율초 | 환삼덩굴 | 한삼덩굴 | “葎草”

2. Science On

- 논문명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 율초 | 환삼덩굴 | 한삼덩굴 | 

“葎草” OR 초록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 율초 | 환삼덩굴 | 한삼

덩굴 | “葎草” OR 주제어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 율초 | 환삼

덩굴 | 한삼덩굴 | “葎草”

- 상세검색 / 2014년 이후 / 국내논문

3.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 논문명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 율초 | 환삼덩굴 | 한삼덩굴 | 

“葎草” OR 초록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 율초 | 환삼덩굴 | 한삼

덩굴 | “葎草” OR 키워드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 율초 | 환삼

덩굴 | 한삼덩굴 | “葎草”

- 2014년 이후 / 의약학 논문

4. China Academic Journal (CAJ)

- TKA = ‘humulus japonicus’ + ‘humulus scandens’ 

+ ‘humuli herba’ + ‘antidesma scandens’ + ‘Japanese 

hop’ + ‘wild hop’ + ‘葎草’

- 전문 검색 / 중영문교차검색 / 2014년 이후

5. Wanfang data

- 题名或关键词 : “humulus japonicus” OR “humulus 

scandens” OR “humuli herba” OR “antidesma scan-

dens” OR “japanese hop” OR “wild hop” OR “葎草”

- 전문검색 / 2014년 이후

6. CiNii

- “humulus japonicus” OR “humulus scandens” OR 

“humuli herba” OR “antidesma scandens” OR 

“Japanese hop” OR “wild hop” OR “kanamugura” 

OR “カナムグラ”

- 2014년 이후 / 논문 검색

7. Medline (via Pubmed)

- “humulus japonicus” [Title/Abstract] OR “humulus 

scandens” [Title/Abstract] OR “humuli herba” [Title/ 

Abstract] OR “antidesma scandens” [Title/Abstract] 

OR “japanese hop” [Title/Abstract] OR “wild hop” 

[Title/Abstract]

- 2014년 이후

8. Embase (via Elsevier)

- (‘humulus japonicus’: ab, ti OR ‘humulus scandens’: 

ab, ti OR ‘humuli herba’: ab, ti OR ‘antidesma scan-

dens’: ab, ti OR ‘japanese hop’: ab, ti OR ‘wild hop’: 

ab, ti) AND [2014-2024]/py

- 2014년 이후

9. CINHAL (via EBSCOhost)

- TI (“humulus japonicus” or “humulus scandens” or 

“humuli herba” or “antidesma scandens” or “Japanese 

hop” or “wild hop”) OR AB (“humulus japonicus” or 

“humulus scandens” or “humuli herba” or “antidesma 

scandens” or “Japanese hop” or “wild hop”)

- 2014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