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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우

서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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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초고속·고정밀 암 유전체 분석 기술 에칭(ETCHING) 개발 (2022.12.12)

융합 유전자 분석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기술
100% 데이터 중 0.5% 미만의 데이터만으로 변이 정보를 찾고, 희귀 질환에 나타나는 원인 분자 및 치료 방
법 탐색
바이오인포메틱스 기업 ‘지니너스’와의 협업 진행
신속 진단 및 표적 치료 필요한 암 환자와 희귀 질환 환자 등에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원자폭탄 피폭 후유증의 자손간 대물림 연구(2020.08)

남진우 생명과학과 교수, 박보영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원자폭탄 피폭 후유증이 자손에게 대물
림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시작된 연구는 방사능이 인체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성을 파악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자녀 등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을 조사한다.

난치성 식도암, 새로운 치료표적 유전자 ‘HERES’ 발견 (2019.11)[1]

남진우 생명과학과, 연세대 의대 이상길 교수 공동연구팀이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을 조절하는 긴 비암호
RNA 유전자(LncRNA)를 세계 최초 발견했다.
비암호 유전자 전사물질인 LncRNA 중 HERES를 포함한 6개의 LncRNA가 식도편평상피세포암과 관련있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HERES의 억제에 따른 DNA 메틸화, 단백질 복합체 역시 조절된
다. 이번 연구는 마이크로RNA에 의한 유전자 조절기전을 규명해 마이크로RNA 표적 유전자 예측의 정확도
를 높일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복지
부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미국국립과학학술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HERES 발현 억제제를 포함하는 편평상피세포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라는 특
허를 취득했다.

마이크로RNA에 의한 새로운 유전자 조절기전 규명(이달의연구자
2019.11[2])

논문명 : UPF1/SMG7-dependent microRNA-mediated gene regulation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다양한 조절이 이뤄지는데 새루운 조절 기전(메커니즘)인 UMD를 최초로 발견하였고,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9월 13일 게재됐다.
남 교수는 ‘번역조절’을 담당하는 조절인자 마이크로RNA(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기능을 하는 RNA)와 RNA
의 품질관리(세포 내 잘못 생성된 RNA를 가려내는 행위)를 담당하는 조절인자 UPF1 사이에 또 다른 ‘번역조
절’이 존재한다는 걸 밝혔다. 남 교수팀은 이 유전자 발현 조절을 UMD로 명명했다.

마이크로RNA 표적유전자 예측도 높이는 기술 개발(2019.9) [3]

남진우 생명과학과·황정욱 유전학교실 교수팀은 마이크로RNA에 의한 유전자 조절기전을 규명해 마이크
로RNA 표적유전자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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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지원사업 및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
된 이 연구의 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지(Nature Communications)에 지난 9월 13일 게재됐다.

여성 ‘두 번째 X 염색체’ 조절과정 규명(2019.03) [4]

남 교수와 연세대 김형범 교수팀이 하버드 의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인간 여성 세포에서 X 염색체 2개 중 하나
가 불활성화가 되는 과정을 규명했다.
남 교수팀에 따르면 효율적인 유전자 절단 방법을 이용해 X 염색체를 불활성화시키는 '지스트(Xist)‘라는
RNA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밝혀진 생쥐의 지스트 유전자와 상이한 인간 지스트 유전자의
기능과 활성부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스트 유전자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구간이
생쥐는 반복서열 구간인 반면, 인간은 서열이 반복되지 않는 구간임을 확인했다. 또한 생쥐와 달리 인간 지스
트 유전자를 삭제했을 때 X 염색체 재활성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것도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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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H> 2019.11.21 남진우 교수 참여 공동 연구팀, 난치성 식도암의 새로운 치료 표적 유전자 ‘HERES’1.
세계 최초 발견
↑ <뉴스H> 2019.11.11 남진우 교수, 마이크로RNA에 의한 새로운 유전자 조절기전 규명2.
↑ <뉴스H> 2019.09.24 남진우·황정욱 교수, 마이크로RNA 표적유전자 예측도 높이는 기술 개발3.
↑ <뉴스H> 2019.03.12 남진우 교수팀, 여성 ‘두 번째 X 염색체’ 조절과정 규명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