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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산물인 식육을 생산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생축을 도살, 해
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얻어지는 부분을 부산물이라 하

며, 돼지를 도축할 때 나오는 부산물에는 혈액, 뼈, 껍질, 족, 머
리 및 내장 등이 있다(Toldrá et al., 2016). 내장은 부산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내장은 횡격막을 중심으로 적내

장(간, 심장, 허파)과 백내장(위, 소장, 대장)으로 구성된다. 돼
지 부산물의 생산 및 가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혈을 통

하여 혈액을 획득하고, 머리는 절단하여 잔모를 제거하는 과정

을 거친다. 백내장은 분리 후 분변을 제거한 후 세척과 탈수 과

정을 거치고, 적내장의 경우 분리 후 세척과 탈수 과정을 거쳐 

획득한다. 위와 같은 돼지 부산물은 매년 식육의 소비가 증가

함에 따라 생산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물의 처

리 및 가공 비용의 증가와 계절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한 수입 부산물로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

는 국내산 돼지 부산물은 많은 양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돼지 부산물 중에서 활용가능성이 낮은 

담즙산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함으로써 돼지 부산물의 활용도

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뿐만 아니라 돼지 부산물에서 

곰의 웅담 성분으로 잘 알려진 ursodeoxycholic acid(UDCA)를 

획득하기 위해 돼지 담즙산에서 chenodeoxycholic acid(CDCA)
를 추출하고, CDCA를 이용하여 UDCA를 합성하는 실험과 관

련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돼지 부산물의 이용

돼지 부산물은 대부분 식품 재료로 사용되는데 돼지 소장의 

경우 순대 또는 소시지 케이싱으로 많이 이용되고, 혈액의 경

우 순대나 유럽 국가에서 블러드소시지(혈액소시지)를 제조하

는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내장 부산물은 특유의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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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view provides an overview of the use of pig by-products such as bile salt and their originated bioactive 
compounds. Pig by-products also increase in production as consumption of meat increases every year, but due to the 
high cost of processing and the larg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ver the season, they also change significantly 
and rely on imported by-products with low price fluctuations. For this reason, a large amount of domestic pork by-prod-
ucts that are not consumed are being discarded. Several studies have conducted to developing the bioactive material 
such as chenodeoxycholic acid (CDCA) and synthesis of ursodeoxycholic acid (UDCA) from pig by-products. CDCA can 
be extracted from bile salt in mammals and used as precursors to synthesize UDCA. UDCA is well known as the gall-
bladder component of bear, and it is used as an improvement in liver function in Korea and the eastern countries. 
Therefore, gallbladder, which is a by-roduct of pig slaughter, will be available as a material for acquiring bioactive com-
pounds such as U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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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하여 기호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산물에 비해 소

비가 크게 떨어진다. 최근에는 돼지 부산물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단백질이 풍부한 

혈액과 내장을 이용하여 생리활성 단백질을 추출하거나, 돈피

를 이용하여 추출한 콜라겐 또는 젤라틴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헤파린을 추출하는데 혈액 등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Di Bernardini et al., 2011; Jayathilakan et al., 
2012; Lafarga and Hayes, 2014; Mora et al., 2014; Toldrá et 
al., 2012). 또, 돼지 담낭인 저담은 적은 양이지만 약재로도 이

용되고 있다(Lee and Kim, 2009; Seo et al., 2016).

담즙산

담즙산은 장에서 지질, 영양소 및 비타민의 흡수와 전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담즙의 배출 유도, 담즙산 합성 피드백 제

어 및 콜레스테롤의 배출에 작용하는 성분이다(Seol, 2002). 정
상 성인은 일반적으로 하루 600–800 mL의 담즙을 생성하는데, 
이 중 80%가 수분이며, 나머지 20%는 담즙산(65%), 인지질

(20%), 단백질(4%–5%), 콜레스테롤(4%), 빌리루빈(0.3%), 미

량의 비타민 및 호르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gellon, 2002). 
담즙산은 나트륨, 칼륨 같은 염들과 결합되어 존재하며, micelle
을 형성하여 지용성 콜레스테롤을 용해한다(Moghimipour et 
al., 2015; Stamp and Jenkins, 2008).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담즙산은 그 대부분이 하루 3–15회의 장간 순환되며, 소화기관

으로 약 15–17 g이 배설되고, 대변을 통해 하루에 약 0.5 g 정
도가 체외로 배설된다(Yoon, 2004). 담즙산이 소변과 대변을 

통하여 손실되면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산이 새로 합성됨으로

써 그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

는 주요 경로이다(Tsai et al., 2011). 그뿐만 아니라 담즙의 장

간 순환은 간세포에서의 능동적인 흡수와 분비 및 장 상피세포

에서의 능동적인 흡수에 의하여 조절된다(Albano et al., 2012; 
Feher, 2012; Shneider, 2001).

담즙산의 생성과 구조

담즙산은 간장에서 지용성 콜레스테롤이 변형되어 수용성기

가 증가하게 되어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비포합 

담즙산 형태로 합성된다. 이렇게 간에서 생성된 담즙산은 1차 

담즙산이라 불리며, 담낭에서 글리신과 타우린이 결합하여 담

즙산염(포합 담즙산) 형태로 저장 및 농축된다(Bang et al., 
2011). 글리신 결합 담즙산염은 타우린 결합 담즙산염에 비해 

3배 가량 많이 형성된다.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1차 담즙산으

로는 cholic acid(CA)와 CDCA가 있으며, 십이지장으로 분비된 

1차 담즙산은 장내세균의 탈수화 과정을 통해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DCA)와 lithocholic acid(LCA)로 변환된다

(Fig. 2). 변환된 2차 담즙산은 주로 회장 말단부에서 1차 담즙

산들과 함께 간으로 운반되는 장관 순환을 통해 재흡수된다

(Fig. 3; Yang et al., 1998).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는 담즙산은 스테로이드에 속하는 

hydrocarboxylic acid로 hydroxyl 기의 위치와 사슬 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생물 종에 따라 합성되

는 종류에 차이가 있다. 담즙산의 구조는 담즙산의 유효성과 

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수용성 또는 지용성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고유한 생리적, 병리적 및 약리적 활성이 

나타난다(Thomas et al., 2008). 담즙산 중에 가장 수용성이 큰 

것은 UDCA, 작은 것은 LCA이며, CA와 CDCA는 중간 정도의 

수용성을 나타낸다. 연구에 따르면 UDCA는 수용성이 높은 특

징으로 인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자유 라디칼을 억제 효과

가 있어 간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LCA와 CDCA와 같은 

지용성 담즙산은 세포막 지질을 용해시켜 간세포의 괴사를 유

도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DCA는 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

를 유발하여 염증 및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Degirolamo et al., 2011).

돼지 담즙산

돼지 담즙산의 화학적 조성(Alvaro et al., 1986; Kuramoto et 
al., 2000; Lundell and Wikvall, 2008; Wang and Carey, 2014)
은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hyodeoxycholic acid(HDCA)
와 CDCA가 약 90%를 차지하고, hyocholic acid(HCA)가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UDCA는 약 2%로 소량 존재하고 있다

(Jirsa et al., 1989; Kasbo et al., 2002; Kibe et al., 1980; Oomen 
et al., 2004).

Fig. 1. Enterohepatic circulation of the bile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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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산 추출 

담즙산은 담낭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30% 수산화나트륨

을 이용하여 포합 담즙산을 120℃에서 8–12시간 이상 가수분해

를 진행한 다음, 온도를 낮추고 pH를 감소시킨 뒤 유기용매를 

첨가하여 회수하고 건조하여 획득할 수 있다. 이때 획득한 담

즙산 혼합물은 유기 용매와 염산의 농도에 따라 분리할 수 있

으며, CA의 경우 15% 염산에서 추출되고, CDCA와 DCA는 

25% 염산에서 추출되며, LCA의 경우 진한 염산에서 추출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수산기가 많은 담즙산일수록 묽은 염산으로 

추출 가능하다는 성질을 이용한 담즙산 추출 방법이다(Wieland, 
1966).

혈액에서 담즙산 추출

혈액에서의 담즙산 추출은 사람 혈청 1 mL에 0.1 mole/L 수
산화나트륨 4 mL를 첨가하고, 65℃ 항온 수조에서 15분간 반

Fig. 2. Pathways of bile acids biosynthesis

Com-
pound

R1 R2
Unconjugated 

(R3)
Conjugate 

(R3)

CA α-OH OH OH TCA GCA

DCA H OH OH TDCA GDCA

LCA H H OH TLCA GLCA

CDCA α-OH H OH TCDCA GCDCA

UDCA β-OH H OH TUDCA GUDCA

Fig. 3. Structures of bile acids. CA, cholic acid; DCA, 
deoxycholic acid; LCA, lithocholic acid; CDCA, cheno-
deoxycholic acid; UDCA, ursodeoxycholic acid,

Bile acid
Com-

position
(%)

Glyco- 
bile acid 

(%)

Tauro- 
bile acid 

(%)
Note

CDCA 48 45 3 -

HDCA 42 39 3 Major bile 
acids of pigs 
(In humans, 
DCA forms)

HCA 6 5 1 Major bile 
acids of pigs 
(In humans, 
CA forms)

CA 0.5 0.5 - -

DCA 0.5 0.5 - -

LCA 1 1 - -

UDCA 2 1.8 0.2 -

CDCA, chenodeoxycholic acid; HDCA, hyodeoxycholic acid; 
HCA, hyocholic acid; CA, cholic acid; DCA, deoxycholic acid; 
LCA, lithocholic acid; UDCA, ursodeoxycholic acid. 

Table 1. Major components of bile acid in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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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킨다. 반응시킨 혈청을 실리카(silica)가 함유된 역상 카트

리지에 통과시켜 담즙산이 실리카(silica)에 붙도록 한다. 카트

리지에 5 mL 증류수를 통과시켜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세척하고, 4 mL 메탄올을 흘려주어 담즙산을 획득할 수 있다

(Setchell and Matsui, 1983; Setchell and Worthington, 1982; 
Street et al., 1985).

조직에서 담즙산 추출

간 100 mg에 10 mM phosphate buffer(pH 6.0) 900 µL를 넣

어 균질기를 이용하여 2,000 rpm으로 3분간 균질화한다. 균질

액을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뒤 원심 분리를 이용하여 획득한 

상층액에 acetonitrile 800 µL와 ammonium sulfate 20 µL 첨가

를 통해 단백질을 침전 시켜 제거하고, 상온에서 진공상태로 

건조하여 담즙산을 획득할 수 있다(Suzuki et al., 2013).
분변, 위장 또는 조직에 메탄올 또는 클로로포름과 같은 유

기용매를 이용하여 지방 성분을 추출한 후 유기용매를 건조시

킨다. 건조된 물질을 메탄올로 다시 수집하여 강한 수산화나트

륨을 첨가한 뒤 고압고온에서 가수분해를 진행한 후 염산을 이

용하여 pH 1.0으로 낮추면 담즙산이 침전된다. 이후 다시 에틸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여 에틸아세테이트 층을 별도로 수집하고, 
60℃에서 진공농축하여 담즙산을 획득할 수 있다(Batta et al., 
1998; Haslewood, 1978; Sharp et al., 1971).

담즙산 분석

담즙산은 구조와 성질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방법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감도와 정확성을 위해 질량분석기 

등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riffiths and Sjövall, 2010; 
Lee, 2016; Scalia, 1995; Setchell and Matsui, 1983; Sharma, 
2012). 초기 담즙산 분석은 높은 감도를 가진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GC-MS)를 이용한 분석이 많이 진행되었지

만(Batta et al., 1992; Batta et al., 1997; Batta and Salen, 1999; 
Grundy et al., 1965; Koopman et al., 1984; Setchell et al., 
1983; Street et al., 1986; Tsai et al., 2011), 이후에는 가수분해 

및 유도체화와 같은 복잡한 전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liquid 
chromatography(LC)를 이용한 분석법이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

라, ultraviolet ray(UV)나 fluorescence를 결합한 형태의 기기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Chang et al., 2003; Jones et al., 2003; 
Mukherjee and Pal, 2011). 그러나 담즙산은 분자 내에 강한 발

색단(chromophore)이 존재하지 않아 감도가 낮고, 그에 따라 

UV를 통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HPLC-MS/MS) (Alnouti et al., 2008; Burkard et 
al., 2005; Huang et al., 2011; John et al., 2014; Tessier et al., 

2003)와 ultra-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UPLC-MS/MS) 등이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Suzuki et al., 
2013). 

Chenodeoxycholic acid (CDCA)
CDCA(3α, 7α-dihydroxy-5β-cholan-24-oic acid)는 거위의 

담즙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거위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의 

담즙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에게는 1차 담

즙산의 형태로  담즙산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CDCA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감소시켜 담즙 내의 콜레스테롤 

분비를 감소시키거나, 장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켜 

담즙 내의 콜레스테롤 포화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Seol, 
2002). 그러나 CDCA가 콜레스테롤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담석을 용해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

인된 바가 없으며, CDCA와 UDCA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콜

레스테롤이나 담석을 용해시키는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Lee, 
2001).

CDCA 추출

CDCA는 CA와 같이 UDCA 합성을 위한 스타트 물질로써 

분리 및 추출되었다. CDCA의 경우, 거위 담즙산 함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위 담즙산에서 많이 분리 및 

추출되어 왔지만, 담낭의 크기가 매우 작고 거위의 소비량 또

한 높지 않아 이외 오리, 닭 또는 돼지에서의 분리 및 추출이 

많이 연구되었다. 돼지 담즙산에서는 담즙산을 가수분해한 후, 
에스테르화, 비극성 유기용매를 이용한 중간 물질 제거와 유기

용매 결정화 등 8단계를 거쳐 CDCA를 획득한다(Ziegler et al., 
1980). 오리 담즙산은 60-65℃에서 1시간 동안 메탄올을 이용

하여 용해시키고,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수분해를 진행한 

뒤 염화칼슘을 첨가하여 CDCA calcium salt 침전물을 형성시

킨다. 여기에 다시 산을 첨가하여 침전물을 용해하여 CDCA를 

추출할 수 있다(Hu et al., 2018; Wan et al., 2012).

Ursodesoxycholic acid (UDCA)
UDCA(3α,7β-dihydroxy-5β-cholan-24-oic acid)는 1902년 북

극곰의 담즙에서 처음 발견되었고(Hammarsten, 1902), 1927년 

Okayama 대학에서 중국곰 담즙으로부터 처음 동정되었으며, 
이때부터 ursodesoxycholic acid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Shoda, 1927). UDCA는 1936년에 화학식이 규명되었고(Iwasaki, 
1936), 1954년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UDCA 합성법이 발견되

었으며(Kanazawa et al., 1954), 1957년 동경의 Tanabe 제약회

사에서 처음으로 담즙산 제제로 시판되어 다양한 간 담도 및 

소화기 질환에 이용되어 오고 있다. 1961년에는 UDCA가 만성

간염 환자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고(Ichida, 1961), 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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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 담석의 용해 치료에 UDCA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Makino et al., 1975). 또한 뉴트리아에서 높은 함량의 

UDCA가 발견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Tint et al., 1986), UDCA는 일반적으로 성인 담즙산의 1%–2%
를 차치하는데, UDCA를 투여한 2주 후에는 55%–60%까지 증

가할 수 있다(Seol, 2002).

UDCA 효능

곰의 담즙은 ‘웅담’으로 알려져 중국 전통의학에서 수 천 년

간 약재로 쓰여 왔으며(Feng et al., 2009), UDCA는 국내에서

도 한약재로 사용되며, 간, 담도 질환 및 소화계 이상, 피부질

환, 임신중독 또는 식중독 등의 여러 가지 병의 치료제로 사용

되고 있다(Lee, 1995). UDCA는 고농도 소수성 담즙산에 의한 

간 손상 및 담즙 정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Nobilis 
et al., 2001), UDCA와 CDCA를 담석을 가진 환자의 치료제로 

투여할 경우, cholesterol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Lee, 
1995)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UDCA는 담석 형성을 감소시

키는데, 이는 간 내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서 인

지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dual mechanism을 통해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rarnesoid X receptor(FXR), gprotein- 
coupled bile acid receptor(GPBAR1 also known as TGR5), 
vitamin D receptor(VDR), pregnane X receptor(PXR)와 같은 

nuclear receptor의 ligand 및 signaling factor 기능에 미치는 

UDCA의 작용이 밝혀지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Beuers et al., 2015; Kotb, 2012; Lazaridis et al., 2001).

UDCA 합성

화학적 UDCA 합성

UDCA는 대부분 전구물질이 될 수 있는 거위 및 소 담즙과 

같이 담즙 함량이 높은 원료로부터 대량으로 제조되어 왔으며, 
CA를 스타트 물질로 이용한 합성이 제일 먼저 개발되었다

(Hofmann, 1963; Kanazawa et al., 1954). 이 합성 방법은 소의 

담낭에서 CA를 추출한 후 C-12 위치의 -OH를 제거하여 

CDCA를 합성하고, 다시 C-7 위치의 -OH를 산화, 환원 반응을 

거쳐 UDCA를 합성한다. CA에서 UDCA를 합성하는 방법은 

C-12 위치의 -OH의 제거가 필수적이지만, 그 방법인 Wolff- 
Kishner 환원 반응에서 카보닐기를 제거할 때 200℃ 이상의 고

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위험이 있고 수율이 낮다. 
또한 담낭의 크기가 크고 CA의 함량이 높은 소에서 CA를 원

료로 얻을 수 있지만, 소 담낭은 우황청심원과 같은 한방 약제 

생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CDCA를 스타트 

물질로 이용하여 UDCA를 합성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

다. CDCA와 UDCA의 합성 중 중간물질인 7-ketolithochloic 

acid에 나트륨 금속 외에도 납, 니켈 등과 같은 금속을 이용한 

환원이 진행되었으며(Tian et al., 2013; Yuan et al., 2014; Zhao 
et al., 2010), 다른 담즙산(LCA, HDCA)으로부터 UDCA를 합

성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Dou and Jiang, 2016; Zhou et 
al., 1990). 

산화, 환원방법을 통해 얻은 CDCA와 UDCA mixture는 정

제하여 UDCA만을 획득할 수 있다. UDCA 정제는 CDCA와 

UDCA mixture 0.1 g에 dimethylformamide(DMF) 1 mL와 

hexamethyldisilazane(HMDS) 0.1 mL를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

여 60℃에서 250 rpm으로 반응시킨다. 이후 0℃에서 12시간 방

치하여 생성된 결정화 물질을 상온에서 건조하고, 8% HCl을 

첨가한 후 50℃에서 2시간 반응시키면 UDCA를 획득할 수 있

다(Ma and Cao, 2014). 또한 정제 과정에서 실리레이션 반응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다른 유기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Ziyun, 2008). 그러나 이러한 화학적 방법의 합성은 독성

이 있는 유기용매 사용의 위험이 있고, 금속 이온 사용으로 폭

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유도체 생성 단계별로 다른 유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정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효소적 UDCA 합성

효소적 UDCA 합성은 미생물의 특정 효소를 추출하여 합성하

는 것이다. CA에서 UDCA를 합성할 경우 12α-hydroxysteroid 
dehydrogenase(12α-HSDH), 7α-HSDH 또는 7β-HSDH와 같은 

효소가 요구된다. 이러한 효소는 Clostridium group P(Braun et 
al., 1991), Xanthomonas maltophilia(Pedrini et al., 2006) 또는 

Fusarium equiseti M41(Sawada et al., 1982) 등 많은 미생물

(Baron et al., 1991; Hirano and Masuda, 1982; Macdonald et 
al., 1982; Zheng et al., 2018)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효소적 합성 방법은 앞서 설명한 화학적인 합성 방법보

다 독성에 대한 우려가 적고, 금속 이온을 사용하지 않아 폭발

의 위험이 없으며, 원하는 담즙산을 특이적으로 합성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용이하지 않고, 
조효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Eggert et al., 2014; Tonin and 
Arends, 2018).

Bile salt hydrolase (BSH) 효소

Bile salt hydrolase(BSH) (E.C.3.5.1.24) 효소는 스테로이드 

부분 C-24 위치와 담즙산의 아미드 결합 부위에 가수분해를 촉

매하는 효소로 choloylglycine hydrolase 효소군에 속한다(Chand 
et al., 2017a; Ridlon et al., 2006). 담즙산염은 회장 말단과 결

장에 들어갈 때 BSH 효소로 알려진 bacterial 효소에 의해 분해

되며, 타우린과 글리신 접합체에 대해 친화성을 가진다. 특히 

타우린 결합 담즙산염보다 글리신 결합 담즙산염을 가수 분해

하는데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BSH 효소는 다양한 장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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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데, 효소 활성, 기질특이성, 최적온도 및 

pH가 다양하며(Begley et al., 2006), BSH 효소의 분자량은 28–
50 kDa이다. BSH 효소 활성을 위한 최적의 pH는 3.5–6.0으로 

약산성을 띄며, 37℃–60℃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BSH 효
소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질 및 콜

레스테롤의 생체 내 흡수 및 대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BSH 효소에 의해 탈결합된 아미노산이 생체 내에서 

탄소, 질소 및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Begley et al., 2005; 
Ridlon et al., 2006). Cholylglycine hydrolase 효소의 담즙산 가

수분해 효능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Huijghebaert 
and Hofmann, 1986; Pedrini et al., 2006), BSH 효소를 이용하

여 담즙산을 직접 가수분해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Ji et 
al., 2016; Rani et al., 2017; Ridlon and Bajaj, 2015; Zhang et 
al., 2018).

결 론

본 연구는 돼지 부산물에서 획득한 유효성분 및 이들의 성분

을 획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조사하였다. 돼지 부산물에서 획

득한 담즙산은 HDCA, CDCA, HCA 및 UDCA와 같은 유효 성

분이 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돼지 부산물에서 획득한 담즙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CDCA 추출 및 UDCA 합성으로 나타

났다. 특히, UDCA 합성은 화학적 및 효소적 합성방법으로 구분

되었다. 더 나아가 BSH 효소를 활용한 담즙산염의 담즙산 생성 

연구는 UDCA 합성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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