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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γ-Aminobutyric acid(GABA)는 글루탐산 탈탄산효소

(Glutamate decarboxylase; GAD)에 의해 L-글루탐산의 α-탈
탄산 반응으로 생성되는 비단백질 아미노산으로, 화학식은
C4H9NO2이고 분자량은 103.120 g/mol이다. 감자의 괴경에서
그 존재가 처음 발견되었고(Steward FC 등 1949), 이어서 포
유류의 중추신경계에 그램당 1 mg의 높은 농도로 GABA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 생물학적 중요성은 확인

되지 못했다(Roberts E & Frankel S 1950). 이후 GABA가 포
유류의 신경전달에서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서 대뇌

피질의 20∼44%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 확인되면서 GABA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Roberts E 
& Eidelberg E 1960; DeFelipe J 1993). 

GABA는 신경세포에서 방출되는 신경전달물질로 뉴런

(neuron)에서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소포(vesicles)
라고 불리는 축삭 말단(axon terminal)의 막 주머니에 저장된
다. 각 소포에는 수천 개의 GABA분자가 존재하는데, 뉴런
에의한 GABA 방출을 위해 소포는 신경 세포막과 융합하여
세포 외 배출을 통해 GABA를 방출하는데, 방출된 GABA는
시냅스(synapse) 사이공간을 가로질러 시넵스이후신경세포

(postsynaptic neuron)로 확산된다. 인체에서 GABA는 GABA 
수용체에 결합하여 억제 시냅스에서 작용하며, 이러한 결합
은 이온 채널을 열어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염소이온이
세포 안으로 흘러가도록 한다(Cellot G & Cherubini E 2014). 
이러한 작용은 막전위의 역전위를 유발하는 과분극을 일으

키고 뉴런의 흥분성을 감소시킨다. GABA 수용체에 결합하
지 못한 GABA는 시냅스틈새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
되거나 수송체나 재흡수펌프를 통한 능동수송으로 시냅스

이전 축삭말단(presynaptic axon terminal)으로 재흡수 된다
(Sarasa SB 등 2020). GABA는 뇌뿐만 아니라 췌장의 랑게르
한스섬(islets of Langerhans, pancreatic islets)에 존재하는 인
슐린(insulin) 생산 베타세포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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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인슐린과 함께 생산되어 이웃 알파세포의 표면에 존재하
는 GABA 수용체에 결합하여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한다. 베
타 세포(β-cell)의 복제와 생존은 GABA에 의해 촉진될 수
있으며 알파세포(α-cell)가 베타세포로 전환되는 데에도 도
움을 준다(Al-Kuraishy HM 등 2021; Dastgerdi AH 등 2021).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성인 인구의 5%가 우울증

(depressive disorder)을 겪고 있으며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
는 불안증(anxiety disorder)도 함께 겪고 있다(Evans-Lacko S 
등 2018). 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
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와 복지 및 의료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Chisholm D 등 2016).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
안증은 심리적, 환경적,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장애를 치료
할 수 있는 많은 치료 방법이 존재한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기분변화, 수면
패턴의 변화, 의존성 및 중독, 신체 다른부위의건강에영향
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Bueno-Antequera J & Munguía- 
Izquierdo D 2020; Penninx BW 등 2021). 어떤 환자들은 장
질환과 정신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중추신경
계와 위장관이 밀접한 관련이있음을 시사한다(Wasilewski A 
등 2015). 장내세균과 뇌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소위 장-뇌 축(gut-brain axis)으로 불
려지는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통해 장과 장내미생물 그리고

뇌가 서로 소통 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Rhee SH 
등 2009). 이 신호전달 시스템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
만 신경, 내분비, 면역 및 대사경로를 포함한 복잡한 메커니
즘으로 구성되어 있다(El Aidy S 등 2015). 병원성 장내세균
이 인간의 정신과정에영향을미칠수 있다는것은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세균의 존재는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세균
들은 사이코바이오틱스(psychobiotics)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 정신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정
의된다(Dinan TG 등 2013). ‘숙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
아있는 생명체로 정의되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의 일
종인 사이코바이오틱스는 GABA나 세로토닌(serotonin, 
5-hydroxytryptamine)과 같은 신경활성물질을 생산하고 전달
함으로써 장-뇌 축에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유산균과 Bifido-
bacterium은 뇌에서 많은 생리적 심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주
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GABA를 생산, 분비할 수 있다. 
GABA에 의해 조절되는 이 시스템의 기능장애는 불안과 우
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매우 깊으며(Schousboe A 
& Waagepetersen HS 2007), 이들 미생물이 생산한 GABA

가 장-뇌 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Roshchina VV 2010). 앞서 언급했듯이 우울증과 불안증은
전세계적으로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며 이를 치료할 수있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치료에는 바람직
하지 않은 2차 부작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울증이
나 불안증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에 효과를 보
일 수 있는 사이코바이오틱스의 개발은 정신 장애를 예방하

고 치료하는 더욱 안전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Foster JA & McVey Neufeld KA 2013).
김치는 다양한 유산균에 의한 자연적 젖산발효가 일어나

는 한국인의 식이에서 매우 중요한 채소발효식품으로, 유산
균에 의한 다양한 대사산물들이 생산된다. 그 중에서도 인체
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GABA, 오르니틴(ornithine), 
세포외 다당류(exopolysaccharides: EPS) 등을 생산하는 유산
균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기능성 유산균을 분리하기 위한
좋은 분리원이기도 하다(Lee SJ 등 2021). 본 총설은 주요억
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GABA가 수면, 스트레스 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GABA를 생산하는 유산균을 사이코
바이오틱스로 적용하기 위한 동물연구, 그리고 그 사이코바
이오틱스의 후보가될 수 있는 김치유래 GABA 생산균주들
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GABA 투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GABA는 포유류의 중추신경계 외에도 차, 토마토, 콩, 발
아 쌀, 일부 발효 식품 등 다양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
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Diana M 
등 2014; Rashmi D 등 2018). 그러나 특별히 GABA 함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식품이 아닌 일반적인 식품의 GABA 
함량은 기능성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데, 100 mg의 GABA
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GABA 
함량이 높은 익히지 않은 시금치를 2.34 kg이나 섭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GABA 투여를 통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생물을 통해 생합성한 GABA
를 사용하거나 특정한 조건에서 GABA 함량을 증가시킨 천
연식품을사용하였으며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는 주로 수면과 스트레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다.
GABA의 섭취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본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폐경 후의 여성에게 GABA가 풍
부한 탈지 미강(1일 GABA 섭취량: 26.4 mg)을 섭취시켰을
때대조군에 비해 68%의 수면 장애점수 개선율을 나타내었
다(Okada T 등 2000). GABA를 함유한 초콜릿(GABA함량: 
100 mg) 또는 위약 초콜릿을 38명의 노인에게 4주간 섭취
시켰을 때위약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야간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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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Yamatsu A 등 2013). 미
생물 발효로 생산된 GABA 100 mg과 개정향풀(Apocynum 
venetum) 잎 추출물 50 mg을 각각 투여하거나 동시에 경구
투여 하였을 때, GABA 섭취그룹에서는 수면 대기 시간이
3.5분 단축되었고 개정향풀 잎 추출물 섭취그룹은 비렘수면
(Non-REM(rapid eye movement)) 시간이 7.6% 증가하였으며
동시 투여한 그룹에서는 수면 대기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4.3
분 단축되고 비렘수면 시간이 5.1% 증가하여 GABA는 빨리
잠이 들도록 돕고, 개정향풀 잎 추출물은 깊은 수면을 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tsu A 등 2015). 또한 후속연구
에서 100 mg의 GABA와 4.7 mg의 글루탐산(glutamic acid) 
등을함유한 GABA 파우더를 경구투여 한 후뇌파검사와혈
중 GABA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각성 점수가 개선되고 수면
잠복기가 단축되었으며 비렘수면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혈중 GABA의 농도는 경구 섭취후 빠르게 증가하였고 섭취
후 30분 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60분이 지나면 급격히
감소하였다(Yamatsu A 등 2016). 국내에서 불면증 증상을 호
소하는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발효 현미 배아에서 추출한
고농도 GABA를 4주간 경구 투여하였을 때(1일 GABA 섭취
량: 300 mg), 수면잠복기가 치료전 13.4±15.7분에서 치료후
5.7±6.2분으로 감소했다. 또한 수면 효능은 GABA 투여군에
서만 79.4±12.9%에서 86.1±10.5%로 증가하였다(Byun JI 등
2018). GABA 섭취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렘수면 시간의 증가에 대
한 결과들은같은연구그룹의동일한 투여 요법을 사용한연

구에서도 다른 결과를보이는등 일관된결과를 보여주지못

한 것으로 보인다(Yamatsu A 등 2015; Yamatsu A 등 2016). 
반면에 수면 잠복기의 감소는 여려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GABA가 주로 수면 시작과 이른
밤에 발생하는 수면의초기 단계에영향을 미치지만밤 늦게

발생하는 수면 단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

며, GABA 섭취 시 혈중 GABA 농도가 60분 후에급격히 감
소하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GABA의 섭취는 수
면 유지보다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Hepsomali P 등 2020). 이러한 수면 유도 효과에 따
라 국내에서도 2022년 발효 GABA 분말이 수면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재되

었으며 일일 섭취량은 375 mg이다. 
GABA 섭취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

은 수면연구보다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13명의 피험자
를 대상으로 GABA 섭취가 뇌파에 미치는영향을 평가한 결
과, GABA 섭취가 알파파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베타파
는 감소시켰는데 GABA가 이완을 유도하고 불안을 감소시
킬 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Abdou AM 등 2006). 또한고소

공포증이 있는 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피험자에게 스트레
스를 줄 수 있는 현수교를 건너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하여 타액의 IgA 수치를 모니터링 한 결과, 위약그룹에서는
IgA 수치가 감소한 반면 GABA 섭취군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GABA가 천연 이완제로작용할수 있
음을 시사하였다(Abdou AM 등 2006). 하룻밤 금식 후 생합
성 GABA 30 mg을 함유한 캡슐을 식후 섭취한 후 30분 및
60분 동안투여전후에심박수변동성파워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계 활동을 평가한 결과 총 파워는 30분 및 60
분 후에 증가였고, 고주파 파워는 30분 후에 기준치에 비해
증가하였다(Fujibayashi M 등 2008). GABA 31.8 mg이 함유
된 식물성 정제를 건강한 성인에게 섭취하게 하였을 때 대

조군은 심박수가 증가하였지만 GABA 투여군에서는 심박
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였을
때 저주파/고주파의 비율이 대조군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GABA 식물성 정제 섭취군에서는 약간의 증가만을 나타내
었다(Okita Y 등 2009). 만성피로 진단을 받은 피험자들에게
GABA가 함유된 음료를 음용하게 한 후 산술 과제인 우치
다-크래펠린 정신진단 테스트(Uchda-Kraepelin performance 
test)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을 때 0 mg, 25 mg 
GABA 함유 음료를 음용한 그룹들과 달리 50 mg GABA를
섭취한 그룹에서 시각 아날로그 척도와 기분상태 프로파일

검사 모두에서 심리적 피로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신체적 피로의 지표인 크로모그라닌 A(chromogranin A) 
수치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 수치가 0 mg 
섭취 그룹에 비해 GABA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Kanehira T 등 2011). 성인 63명을 대상으로 GABA 100 
mg이 함유된 캡슐을 섭취하였을 때 우치다-크래펠린 정신
진단 테스트를 진행하며 뇌파를 측정한 결과 GABA 섭취
30분 후 알파파와 베타파 밴드의파워를 감소시켰는데, 이는
GABA가 정신적 과제로 인해 유발된 스트레스를 완화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Yoto A 등 2012). 생합성 GABA를 활용
한 4주간의 중재 연구에서 위약 투여 그룹에서 GABA 사용
2주및 4주후에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는것이 관찰되었지
만, GABA 투여 그룹에서는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 스트레스
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tsu A 등 2013). GABA 
농축장치를 활용하여 고함량의 GABA가 포함된 백미를 제
조하여 8주 동안 매일 섭취하였을 때(1일 GABA 섭취량: 
16.8 mg) 일반 백미를 섭취한 그룹(1일 GABA 섭취량: 4.1 
mg)에 비해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고 지방의 이화
과정에 관여하는 아디포넥틴(adiponectin)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Yoshida S 등 2015). GABA 강화 우롱차
(2.01 mg GABA/200 mL)와 일반 우롱차(0.25 mg GABA/200 
mL)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에 음용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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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GABA 강화 우롱차 섭취는 즉각적인 스트레스 점수
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심박변이도를 유의미하게 개선했

다(Hinton T 등 2019). 경구 GABA 섭취가 스트레스에 끼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

계의 스트레스 마커들이 GABA 섭취로 개선되는 것이 확인
되었는데 30 mg까지의 저용량 섭취는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마커에 영향을 미치고, 100 mg까지의 고용량에서는 중추신

경계 스트레스 마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식품에 존재하는 GABA를 섭취하는 경우보다 생합성
GABA를 섭취하는 경우에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하여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천연식품에 같이
존재하는 다른 생리활성 성분에 의한 상승효과일 수 있다. 

GABA 생산유산균의사이코바이오틱스로의적용

GABA를 직접섭취하였을경우에 기대할수있는여러 가
지 생리적인 기능들은 GABA를 생산하는 살아있는 유산균
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생리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GABA 생산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여 잘
정착한다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에 포함된 L-glutamate
를 전구체로 장에서 GABA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론 산성 조건에서 GAD가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Sarasa SB 등 2020; Yogeswara IBA 등 2020), 장내 환경에
서 시험관에서 같이 높은수율로 GABA를 생산하지 못할가
능성이 크다. 그러나 작은 양의 GABA가 장내에서 생산되더
라도, 장내에 정착한 유산균은 지속적으로 GABA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으로 그 효과

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사이코바이오틱스로서
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GABA 생산 유산균을 인체에 투여
한 임상실험에 대한보고는 없으며 실험동물에 GABA 생산
유산균을 투여한 몇 가지 연구가 존재한다.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정상

인에 비해 GABA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분변의 GABA 농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태성 진전 환자의 장
내 미생물을 본태성 진전 쥐 모델에 이식하면 떨림 지속 시

간이 연장되고 운동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내 미생

물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우수한 GABA 생산능력을 보
인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L5를 본태성 진전 마우스에
게 경구투여하면떨림의 정도가 현저히감소하고 운동 능력

과 파지력이향상되었다(Zhong HJ 등 2023). 또한 L5의투여
는 장내 미생물 구성을 재구성시키고 장점막의 미생물총의

GABA 생산 능력을 보충하며 소뇌의 GABA 농도를 증가시
키고 중추 신경계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Zhong HJ 등 2023).

MSG(monosodium L-glutamate)가 포함된 합성배지에서

배양 6시간만에 GAD operon이 활성화되면서 GABA를 생산
하고, 내산성 메커니즘 유전자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으
로 열려진 Levilactobacillus brevis Lbr-6108TM(이전 이름: 
Lactobacillus brevis DCP 6108)을 투여한 스트렙토조토신

(streptozotocin) 유도 당뇨쥐에서 혈중 포도당 수치가 당뇨대
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나타나 GABA 생산
프로바이오틱스의 투여가 당뇨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

능성이 제시되었다(Marques TM 등 2016; Banerjee S 등
2021). 또한 식이요법으로대사기능 장애를유발한 마우스에 
Lev. brevis Lbr-6108TM이나 Lev. brevis DSM32386과 같은

GABA 생성 균주를 투여는 혈장 콜레스테롤 제거율이 개선
되고, 강제 수영 테스트 중 절망과 같은 행동의 감소, 기저
코르티코스테론(corticosterone) 생성 감소 등의 대사 장애 및
우울증과 같은 행동이상의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Patterson E 등 2019). 우울증과 관련된 또다른 연구로는
효율적으로 GABA를 생산하는 Lacti. plantarum 90sk와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150 균주를 2주간 투여한

BALB/c 마우스가 강제 수영 테스트에서 우을증과 유사한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그 효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
제제인 플루옥세틴(fluoxetine)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Yunes RA 등 2020).
섬유 근육통, 만성 피로 및 통증이 있는 일부 환자의 경우

glutamate의 혈중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더 높게 나타나는데, 
GABA 생산능력이 높은 B. adolescentis IPLA60004 균주와
GAD가 없는 B. adolescentis LGM10502를 마우스에 각각 투
여하였을 때 IPLA60004 균주 투여군에서는 혈중 glutamate
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LGM10502 균주 투여군에서는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Royo F 등 2023). 또한 GABA 생성
균주를 투여하면 비-GABA 생성 균주를 투여한 동물에서 관
찰된것과는 다른 특정 패턴의 장내 미생물조절이 발생한다

는것이확인되어, B. adolescentis IPLA60004 투여로인해혈
청 Glutamate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메커니즘이 GABA 
생성 균주로 인한 장내균총의 변화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

였다(Tamés H 등 2024). B. adolescentis IPLA60004 균주를
활용한 발효유를 제조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MSG의
GABA 전환율이 최대 70%에 달해 높은 GABA 농도와 살아
있는 B. adolescentis IPLA60004 균주를 포함하는 발효유를
제조 가능했다(Tamés H 등 2023).

김치 유래 GABA 생산 유산균과 그 응용

미생물 중 GABA를 생산하는주요 종은 유산균이며, 발효
식품에 분리되는 Levi. brevis가 가장 중요한 종이다.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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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GABA는 혐기성 조건에서 GAD에 의한 L-glutamate의
비가역적 탈탄산 반응으로 생성되며, 이 반응은 주로 산성의
환경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GAD 활성의 최적 pH는 일반적
으로 4.0∼5.5이며, 활성을 위해서 pyridoxal 5-phosphate가
보조인자로 필요하다(Cui Y 등 2020; Yogeswara IBA 등
2020). 유산균에서 GABA 생성은 산성스트레스 반응의 일부
인데, L-glutamate를 GABA로 전환함으로써 카르복실기를

하나 제거할수 있어 세포 내부의 양성자숫자를 줄임으로서

세포내 pH가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되게
된다(Sarasa SB 등 2020; Yogeswara IBA 등 2020; Fig. 1). 발
효되어 섭취하기 최적기인 김치의 pH는 4.2∼4.4로 알려져
있는데(Kim J 등 2012), 이러한 조건은 GABA를 생산하는
유산균들의 GAD의 활성이 최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GABA를 생성하는 많은 유산균들이 김치로부터 분리
되는데, Lactococcus lactis(Hwang E & Park JY 2020), Lacti. 
plantarum(Park SY 등 2013a; Park SY 등 2013b; Park SY 등
2014; Kim J 등 2022), Latilactobacillus sakei(Yu JJ & Oh SH 
2011), Lentilactobacillus buchneri(Cho YR 등 2007; Cho SY 
등 2011), Leuconostoc mesenteroides(Ahn J & Park JY 2023), 
Lev. brevis(Lim SI 등 2013; Seo MJ 등 2013; Binh TT 등
2014; Wu Q & Shah NP 2015; Lim HS 등 2017; Kim YL 

등 2023), Levilactobacillus zymae(Park JY 등 2014) 등이 보
고되었다(Table 1). 김치에서 분리된 유산균들의 GABA 생산
능은 2.0∼430.6 mM로 종과 균주에 따라 생산능에 큰 차이
를 보였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된 배양조건(온도, 
배양시 pH 등)과 첨가된 GABA 전구체(MSG 혹은 L-gluta-
mate)의 농도, GABA 함량 측정 방법(HPLC 혹은 GABase 
측정법) 등이 모두다르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만으로 생산력
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데, 같은 Lev. brevis라

Fig. 1. Conversion of glutamate to γ-aminobutric acid 
(GABA) by glutamate decarboxylase (GAD).

Table 1. GABA production of lactic acid bacteria (LAB) isolated from kimchi

LAB strain GABA production
(mM)

Culture medium
for GABA production References

Lactococcus lactis K998  13.35 MRS+5% MSG (Hwang E & Park JY 2020)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K255   8.0 MRS+3% MSG (Park SY et al 2013a)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K74   2.3 MRS+3% MSG (Park SY et al 2013b)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K154   2.0 MRS+3% MSG (Park SY et al 2014)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FBT215  17.6 MRS+50 mM MSG (Kim J et al 2022)

Latilactobacillus sakei OPK 2-59  58.9 MRS+1% MSG (Yu JJ & Oh SH 2011)

Lentilactobacillus buchneri MS 251.0 MRS+5% MSG (Cho YR et al 2007)

Lentilactobacillus buchneri  56.5 MRS+50 mM glutamate (Cho SY et al 2011)

Leuconostoc mesenteroides K1627  22.8 MRS+1% MSG (Ahn J & Park JY 2023)

Levilactobacillus brevis 340G  68.77 MRS+3% MSG (Lim SI et al 2013)

Levilactobacillus brevis 877G  18.51 MRS+1% MSG (Seo MJ et al 2013)

Levilactobacillus brevis K203 430.6 MRS+6% L-glutamate (Binh TT et al 2014)

Levilactobacillus brevis NPS-QW-145 250.5 MRS+7% MSG (Wu Q & Shah NP 2015)

Levilactobacillus brevis HYE1  14.64 MRS+2.38% MSG (Lim HS et al 2017)

Levilactobacillus brevis MG5552   9.5 MRS+1% MSG (Kim YL et al 2023)

Levilactobacillus zymae GU240  16.4 MRS+3% MSG (Park JY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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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GABA 생산능이 9.5∼430.6 mM로 큰 차이를 보인
것도 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치에는 다양한 GABA 생산 유산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장내에 GABA를 공급함으로써장-뇌 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사이코바이오틱스 후보자

를 선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데, 
Lacti. plantarum FBT215(Kim J 등 2022), Leu. mesenteroides 
K1627(Ahn J & Park JY 2023), Lactococcus spp. K1180(Ahn 
J & Park JY 2024) 등이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또한
GABA 생산 유산균을 김치 종균으로 사용함으로써 GABA 
함량이 높은 김치를 개발하려는 연구들도 상당히 진행되었

는데, Lati. sakei OPK 2-59 균주를 종균으로 MSG를 0.1% 
첨가한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보관했을때 21일째에 GABA 
함량이 18 mg/100 g으로 종균없이 MSG만 첨가한 김치보다
3배더높았다(Seok JH 등 2008). GABA 생산 Lenti. buchneri
를 종균으로 30℃에서 발효하여 제조한 신김치는 61.65 
mg/100 g의 GABA 함량을 나타내어 종균을 첨가하지 않은
신김치(8.1 mg/100 g)보다 8배나 높은 GABA 함량을 나타내
었다. Lev. zymae GU240 균주를 종균으로 사용하고 GABA 
전구체로 L-glutamate, MSG, 또는 다시마 추출물을 각각 첨
가하여 —1℃에서 20주 동안 발효를 하였을 때, 발효 8주차
에 종균과 GABA 전구체 무첨가 대조군 김치와 종균만 첨가
된 김치는 GABA 함량이 62.0 mg/100 g과 58.9 mg/100 g으
로 비슷한 수준의 GABA 함량을 나타내었지만, 1% MSG와
종균을함께 첨가한 김치는 120.3 mg/100 g의 GABA 함량을
나타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시마 추출물을 첨가한
경우는 76.3 mg/100 g의 함량을 나타내 GABA 함량 증가는
미미하였다(Lee KW 등 2018). Leu. mesenteroides K1627 균
주의 경우 종균으로 김치발효를 실시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GABA 함량이 높은 기능성 김치 제조용 종균개발의 잠재성
은 매우 높다(Ahn J & Park JY 2023). Leu. mesenteroides는
김치 발효에서 젖산뿐만 아니라 만니톨(mannitol)과 같은

대사산물을 생산하여 시원한 단맛을 부여하기 때문에 김치

발효 종균으로 이상적이다(Jung JY 등 2012). 또한 Leu. 
mesenteroides K1627 균주는 과다한젖산의 생산으로 김치를
산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Lacti. plantarum, Lacti-
plantibacillus pentosus, Lati. sakei 등의 동종 젖산 발효 유산
균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보존성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Ahn J & Park JY 2023). 앞으로 사이
코바이오틱스로 김치에서 분리된 GABA 생산 유산균을 직
접 동물이나 인간에게 투여하거나, 김치 종균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고 함량 GABA 김치의 섭취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
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김치에서 분리된 GABA 생산
유산균의 활용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GABA의 직접적인 섭취는 인체에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에 효과적이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GABA의 저용량 섭취는 자율신경
계를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고, 고용량 섭취
시에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BA 생산능이 있는 유산균을 실험동
물에게 경구투여하였을 때 본태성 진전,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과 신경계 질환에 효과를 보였으며, 실험동물에서 당뇨, 
섬유근육통, 만성피로 및 통증에도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
서 GABA 생산능이 있는 유산균을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서
도정신건강과신경계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

는 사이코바이오틱스로서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뿐만 아
니라 GABA 생산능이 있는 유산균을 인체에 적용했을 때, 
GABA를직접섭취했을 때 기대할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수
면 유도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치에는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유산균이 다수 존

재하고 이들 중에서는 GABA를 생산하는 유산균들도 많이
존재한다. 앞으로 많은 동물실험과 임상연구가 필요하지만, 
김치 유래 GABA 생산 유산균들은 사이코바이오틱스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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