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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구화학도 작성기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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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

요  약

1980년대 이후 대표적 지구화학도 사례들, 예컨대 태백산광화대 일대 1:5만 도폭단위 지구화학도, 

1:25만 도폭단위 저밀도 지구화학도, 전국 8개 도별 지구화학지도책, 희유원소 광역 지구화학도 등을 

중심으로 지구화학도 작성기술에 관해 고찰하였다. 특히 데이터 구조 파악, 함량등급 구분(임의등급/

백분위수/박스플롯 등), 전산 처리와 지도 제작, 각종 통계값의 정의와 설정(아웃라이어/문턱값/이상

치; 평균값/배경치/기준치), 아웃라이어 탐지 등 기술 진화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수작업 흑색 

점지도, 컬러 등고선/표면/블록/심볼지도, 탐사자료분석 심볼지도 등 지도 유형별 기술의 장단점에 

관해 진단하였다. 끝으로 전국 지구화학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 지구화학도 작성관련 당면과제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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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geochemical (GC) mapping techniques based on selected representative cases 
of GC maps since 1980s, e.g., GC maps surveyed by sheet-units of 1:50,000 scale covering the Taebaeksan 
Mineralized Belt and its neighboring areas, wide-spaced GC maps by sheet-units of 1:250,000 scale, nation-scale 
GC atlases for eight provinces, and regional GC maps for rare elements. Detailed discussions are given to 
understanding of data structures, class selection (e.g., arbitrary, percentile, boxplot), data processing and map 
production, definition and establishment of statistical estimates (e.g., outlier/threshold/anomaly; mean/background/baseline), 
and outlier detection. Advantages and problems in technical viewpoints are diagnosed from various types of GC 
maps, e.g., black-and-white growing dot maps, color contour/surface/block/symbol maps and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 symbol maps. The paper closes with some suggestions for current problems and practical responses 
related to GC mapping including a national G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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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지구화학탐사(geochemical prospecting)란 지질

물질 내의 화학성분을 정량적으로 결정하여 개별원

소의 분포를 규제하는 법칙을 찾아내고, 원소 존재

량에 기반하여 유용자원과 환경오염 등에 관한 정보

를 알아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구화학탐사결과는 

유용 광물자원 탐색과 환경오염원 추적 외에도, 사

람과 동식물의 생명을 지속가능케 하는 지표환경의 

보호, 농업과 축산의 효율 개선, 그리고 먹이사슬 내

에서의 원소들이 사람과 생물군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된다. 따라서 지표환경에 분

포하는 원소들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구화학탐사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도면 

형태의 지구화학도(geochemical map)로 표현하는 

기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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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1963년 이래 약 50년 간 국내에서 

실시돼왔던 지구화학탐사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탐사결과 표현수단인 지구화학도의 기술적 진화에 

대해 자세히 진단하였다. 지구화학탐사는 초기에는 

태백산광화대에 대한 자원탐사에 주력하였으며, 1990

년대부터는 자원탐사와 함께 환경오염평가를 병행하

는 쪽으로 바뀌었다(표 1 참조). 유엔교육과학문화기

구(UNESCO)와 국제지질과학연합(IUGS) 공동으로 

국제지질대비계획(IGCP)의 일환으로 수행된 IGCP-259 

‘국제 지구화학도 작성(International Geochemical 

Mapping)’ 프로젝트에서 세계적으로 일관된 지구화

학도 작성에 필요한 권장안(UNESCO 보고서; Darnley 

et al., 1995)이 제시된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에

서도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구화학도 작성과 지구화학 

기준치(geochemical baseline) 설정을 목표로 한 프

로젝트가 출범하였다. 안정적인 예산지원에 힘입어, 

단기간(1996.11. - 2003.3.) 내에 전국에 걸친 탐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탐사결과는 다양한 관련정

보와 함께 지구화학지도책(geochemical atlas) 형태

로 발간되었다(Shin et al., 2001a,b,c,d,e, 2007a,b,c; 

Lee et al., 2007). 지도책에는 주요 원소별 함량 분포

도, 하천수의 pH와 전기전도도 분포도, 새로운 광

상과 광화대 정보, 지질별 원소분포범위와 배경치

(background), 원소별 과다농집 또는 이상결핍의 

출처와 영향분석, 지질과 광상분포, 폐광산 중금속 

오염실태와 관리대책, 인위오염정보, 분석방법, 지

구화학도 작성기술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구화학도가 단기간 내

에 완성된 것은 50년 국내 지구화학탐사 역사를 통

해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지구화학도 작성기술은 초기에는 수작업 표현기

법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1983년부터 전산처리로 제

작된 지구화학도(Jin et al., 1983; Lee et al., 1983)가 

출현한 이후부터는 형식과 기술면에서 다양하게 진

화하였다(표 2). 1990년대까지 대부분 지구화학도는 

함량등급을 임의로 구분함으로써, 데이터 구조파악

이나 아웃라이어(outlier; 뒤의 3.2.5와 3.5 참조) 도

출, 배후 지구화학 작용의 해석에 취약했다. 2000년

대 들어와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에서 처음 

출현한 백분위수(percentile) 등급구분에 의한 컬러 

표면지도(Shin et al., 2000a)는 국내 지구화학도 발

전의 전환을 가져왔다. 최근 희유원소탐사(Youm et 

al., 2013)에서는 탐사데이터분석(EDA; Velleman 

and Hoaglin, 1981)에 막강한 그래픽으로 알려진 

박스플롯(boxplot, Tukey, 1977) 등급구분에 의한 

심볼로 작성된 지구화학도가 처음 등장하였다. 과거 

지구화학도들이 단순히 원소함량의 높고 낮음을 표

현하는 데에 주력하였다면, 최근에는 함량분포를 통

해 배후의 지질/지구화학 작용들을 이해하고 지구

화학 아웃라이어들의 소재 파악과 원인 규명(예: 광

상부존, 환경오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예: BGS, 1996; Reimann et 

al., 1998; Salminen et al., 2004, 2005; De Vos et al., 

2006).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내 지구화학도 작

성과정에 내포되었거나 내포될 수밖에 없었던 적지 

않은 문제점과 취약점들을 자세히 진단하고 그 기술

적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지구화학도 작성

에서 함량등급 선택방법과 기술적 장단점 분석; 전

산처리와 지도제작기술; 아웃라이어/문턱값/이상

치, 평균값/배경치/기준치의 정의와 설정; 아웃라

이어 탐지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고찰

한다. 이와 같이 약 30년에 걸친 국내 지구화학도의 

기술적 진화에 관해 자세하게 진단한 이유는 적어도 

앞으로는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

에서이다. 끝부분에는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취득

된 기존 지구화학 데이터의 취약점과 유용성 검토; 

미조사지역(제주도)의 지구화학도 완성; 전국 지구

화학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비한 표준양식 제안; 

지구화학도 작성관련 국제동향분석을 통한 향후 대

응방안 등에 관해 제언한다.

2. 지구화학탐사의 변천

2.1 탐사목적과 유형의 변천

초기 탐사(1963-1975)는 전국에 걸친 개략답사(표 

1의 P1)와 기존광산 주변의 국지적인 조사(P2)로 이

원화되었다. 1976년에 재단법인 자원개발연구소 출

범 이후에는 제대로 프로젝트 형태를 갖추어 광물자

원 정밀탐사(P3)와 백악기 퇴적분지의 석유부존가

능성 타진(P4)에 주력하였다. 옥천층군의 흑색 슬레

이트와 전국 각지에서 우라늄 산출과 이상대가 보고

된 이후, 1980년부터는 전국에 걸친 광역 및 준정밀 

지구화학탐사(P5)가 실시되었다. 중생대 화강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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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방사능탐사에 기반한 지열생산성 평가(P6)도 

수행되었다. 

1981년부터는 1:5만 도폭단위로 지구화학도를 작

성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광물자원탐사가 착수되

었다. 첫 단계(1981-1988)는 태백산광화대 중심부 7

개 도폭에 대해 주요 전략광물자원 탐색에 초점을 

맞추었다. 후속 단계(1989-1997)는 광화대의 북쪽과 

서쪽으로 확대시켜 자원탐사 외에 환경오염파악도 

병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

존 광산들이 자원 부존 측면에서가 아니라 오염원으

로서 규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폐광산 실태조사(P12)가 이어졌다. 

국제 지구화학도 작성의 권장안(Darnley et al., 1995)

에 기반한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P13; 1996.11. 

- 2003.3.)는 국토 서반부(5개 도)와 동반부(3개 도)를 

2단계로 나누어 새로운 자원의 탐색, 기존 자원(폐광

산)의 관리, 그리고 인위/이차오염의 파악과 평가 등 

다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탐사단계(phase; 정밀도 수준)는 예비정찰답사(표 

1에서 R*), 광역탐사(R), 준정밀탐사(S-D), 정밀탐사

(D)를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각기 독립적으로 적용

하였다(표 1). 우리나라는 하천수계 패턴이 비교적 

고른 간격(밀도)으로 잘 발달되고 접근 도로망이 매

우 편리하여 하천수계시료를 이용한 광역탐사에 매

우 유리하다. 태백산광화대 일대의 1:5만 도폭단위 

광물자원탐사(P7); 1:25만 도폭 5½ 매에 해당하는 광

역권역에 대한 개략적인 자원탐색과 환경오염파악

을 위한 탐사(P11); 전국 8개 도의 지구화학도 작성

을 위한 탐사(P13); 최근 1:25만 강릉도폭의 희유금

속탐사(P15) 등은 모두 광역탐사단계로 접근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국제자원시장의 불안한 움직임

에 대비하여 희토류원소 등 고부가가치 산업원료자

원의 국내 부존실태파악을 위해 2010년부터 재개된 

탐사(P14)는 하천퇴적물, 중사, 토양 등 다중-매체

(multi-media)를 이용한 광역/준정밀/정밀탐사의 

복합 형태였다. 

지구화학도의 작성단위는 태백산광화대 일대에 

대한 장기탐사(1981 - 1997)에서는 1:5만 지형도 단위

로 계속되었다. 이 장기탐사의 결과를 1998년에 1:25

만 강릉도폭 하나로 통합한 이후에는 1:25만 지형도 

5½매에 해당하는 광역-규모 탐사(1999 - 2003)로 이

어졌다.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1996 - 2003)에서는 도

(道) 단위(광역시 포함)의 지도책으로 제작되었다. 

매년 수용가능한 조사면적은 프로젝트 성격, 예

산규모, 인력과 장비운용 능력에 의해 규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81년대 초부터 소규모 예산지원으

로 수행된 태백산광화대와 그 주변지역(총 ~12,900 

km2)에 대한 지구화학탐사(P7)는 매년 평균 ~700 

km
2의 속도로 만 17년이 소요되었다. 반면에, 전국 

8개 도(~96,940 km
2
) 전역에 대한 지구화학도 작성

(P13)은 매년 평균 ~16,000 km2의 속도로 6년 내에 

완료되었다(표 1).

2.2 시료채취와 현장조사방법의 변천 

지구화학탐사에서 대상시료 종류, 시료채취간격

(밀도), 시료수, 분석성분수 등은 요구조건들과 이들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들(예: 예산규모, 인력구조, 

분석인프라 등) 간의 적절한 합의 선상에서 결정되

게 된다. 자원탐사 목적의 개략답사 또는 광역탐사 

단계에서는 주로 하천수계시료(하천퇴적물/중사/

하천수)가 대상이었으며, 광역이상대 확인추적에는 

하천수계시료를 더 조밀한 간격으로 채취하거나 산

사면/능선부 토양이 이용되었다. 기존광체 연장부 

확인 또는 광역이상대 확인 정밀탐사에서는 격자상 

토양 채취로 접근하였다. 광역탐사에서 관심을 끄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거나, 취득코자 하는 정보의 수

준이 광역단계 수준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후속정밀

탐사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천퇴적물(표사, 漂砂)은 하천수에 뜨거나 굴러

서 운반되다가 바닥에 가라앉은 가벼운 입자들을 표

준망 체(sieve)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속에서 체질하

여 망을 빠져나온 입자들을 채집한다. 하천퇴적물 

탐사에서 입자 굵기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다. 초기탐사부터 1997년까지의 자원탐사 프로젝트

(P1, 2, 5, 7, 8, 10)에서는 177 μm (80 메쉬) 이하(표 

1, 2의 L)가 채집대상이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자

원탐색과 환경오염평가에 필요한 다목적 기준치 설

정을 위한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P13)부터는 국제 

지구화학도 작성(Darnley et al., 1995)에서 권장한 

150 μm (100 메쉬) 이하(표 1, 2의 L*)를 택하였다. 

하천바닥에 가라앉은 비중이 큰 중광물(중사, 重

砂)은 흐르는 물에서 넓적한 콘 형태의 목재 팬(pan)

을 사용하여 채집한다. 중사 채취는 과거 금속광화

대탐사(P1, 2, 7, 9)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최근 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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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urrent field checklist form (Shin et al., 2000a).

류탐사(P14)에서도 다루어졌다. 

하천수시료는 물에 잘 반영되는 거동을 보이는 

원소들의 탐사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우라늄탐사

(P5)에서는 하천퇴적물과 함께 효율적으로 적용되

었다. 또한 태백산광화대 자원탐사(P7, 10)에서는 

하천퇴적물 또는 중사와 함께 이용되었고, 광역권역

에 걸친 자원과 환경오염의 개략적인 파악을 위한 

저밀도 지구화학도 작성(P11)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다중-매체를 함께 채취하는 접근방식은 정보 다

양성에 기반하여 탐사결과 해석에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조사면적이 매우 넓은 경우(예: 전국-규모)에

는 시료매체 종류와 시료수가 늘어나 사업기간이 길

어지게 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수용이 어렵거나 오랜 

기간에 걸친 분석으로 인해 데이터 품질관리 측면에

서 불리해질 수 있다. 예컨대,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

(1996 - 2003; P13)은 이러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배

제하기 위해 단일-매체(하천퇴적물)만으로 접근함으

로써 단기간 내 완수가 가능하였다. 

야외정보 수집방식은 프로젝트별 목적과 탐사방

식에 따라 다양하다. 초기에는 일정한 양식도 없었

고 전산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외정보를 양

식에 따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하천수계를 이용한 

우라늄 광역탐사(P5)부터이다. 이때 수집정보의 항

목은 지금과 유사하나, 전산화되지 않은 채 자료해

석 시에만 이용되었다.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

젝트(P13)부터는 인쇄된 야외노트 양식(그림 1)에 

따라 상세한 항목에 대해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 

재개된 자원탐사(P14, 15)에서도 유사한 양식이 적

용되고 있다. 

2.3 시료분석과 품질관리방법의 변천

신뢰도 높은 지구화학도 작성을 위해서는 품질 

좋은 분석 데이터의 취득이 전제된다. 분석방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여왔다(표 

2). 초기탐사부터 1990년대까지 적용돼온 분석법은 

고전적 방식의 비색법부터, 원자흡광분석(AAS), 엑

스선형광분석(XRF),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

광분석(ICP-AES), 레이저-유도형광분석(LIF), 이온

크로마토그래피(IC),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광

분석(GC-MS), 중성자방사화분석(NAAS), 유도결

합플라즈마-질량분석(ICP-MS) 등 다양하다.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1996 - 2003)에서는 하천퇴적물의 

주성분 분석에는 XRF, 미량원소 분석에는 ICP-AES

와 NAA법이 적용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까지의 

분석기술은 개별시료의 함량측정에 주력한 일회성 

분석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데이터 품질관리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전국-규모의 지구화학도 작성에서처럼 연차별로 

분석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부터 분석

종료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선의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정 간격의 분석 묶음마다 중복시료, 복제시료, 공

인 표준참고물질을 이용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대조군 시료(control samples)를 이용한 비교

분석,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에 대한 중복분석에 의

한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대조시료 분석을 통

해 시료채취 시차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석결과의 수

준 맞추기(levelling)에 유의해야 한다. 대조시료의 

수는 실험실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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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구화학 기준치 설정 프로젝트(G-BASE: Geochemical 

Baseline Survey of the Environment)에서는 하천

퇴적물시료의 경우 6%, 물시료는 8% 정도의 대조시

료를 권장하고 있다(Johnson et al., 2005). 분석시차

가 다른 두 데이터 집단들의 분석결과에서 편차가 

발생하거나(y=x+b), 어느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

거나(y=ax), 또는 두 경우 다 해당될 때(y=ax+b)에

는 편차(b)와 증감비율(a)을 고려한 수준 맞추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국지적인 탐사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특히 하천퇴적물 탐사에서는 시료의 대표성이 일

관되게 유지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하

천퇴적물 시료는 일정한 거리 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모은 여러 부표본(sub-samples) 들을 섞어

서 체질을 거친 하나의 조합 시료(composite sam-

ple)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합 시료의 조성

은 채취시점에 따른 하천 현장여건 변화, 부표본들 

채집장소 차이, 조사자에 따른 채집방법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차를 두고 중복채취한 시료

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일관되게 정비례관계가 유

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간

의 차이가 인지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전국-규모

의 광역탐사(P13)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91개 지점

에서 7~9 개월의 시차를 두고 중복채취한 시료들끼

리 분석결과를 비교한 사례(Shin et al., 2000a)에 의

하면, 주원소는 거의 상관계수 0.999 이상으로 자유

도를 고려한 신뢰도 0.001 미만으로 잘 일치하며, 회

귀분석 결과에서도 기울기 0.8 내지 1.2 범위에서 높

은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SiO2, MgO, Al2O3, 

K2O, TiO2는 변화량 0.7% 이내로 매우 잘 일치한다. 

Fe2O3, Na2O, MnO, P2O5 등은 2~8% 범위의 작은 

변화량을 보인다. 미량원소의 경우에는 Zn, Rb, Sc, 

Cs, Co, Cr, Pb, Ni 등은 변화폭이 모두 10% 이내로 

작으며, Be, V, Li, Ba, Zr, Sr 등의 변화량은 10%대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나 절대 함량의 변화자체는 크

지 않다.

3. 지구화학도의 기술 진화 

3.1 지구화학도 변천 개요

탐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탐사결과를 시각적으로 판독하기 편하고 데

이터 해석에 효율적인 형태의 지구화학도로 표현하

는 것이다. 지난 35년간 지구화학도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천돼왔다(표 2, 3; 그림 2).

초기 광역탐사에서는 함량에 따라 크기가 점점 

커지는 원형 점들을 수작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선

호되었다(그림 2a). 1:5만 도폭단위로 원형 점지도가 

제시된 사례는 호명 및 서벽리도폭에 대한 우라늄분

포도(M1; 그림 2a)가 처음이다. 1980년대부터 전산

지도로 탈바꿈하면서 표현 유형도 다양해졌고 표현 

기술도 크게 발전되었다(표 2, 3). 첫 단계(1981 - 1988; 

M2)에는 흑백 심볼지도(그림 2b), 그 후속 단계(1989 - 

1997; M3, M4)에는 주로 컬러 등고선지도(그림 2c)

로 작성되었다. 면적 커버속도는 처음에는 매년 1:5

만 도폭 1매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뒤에는 환경오염

을 고려하여 매년 4매까지로 늘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오염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지구화학탐사 목적도 새로운 자원의 

탐색보다는 오히려 환경오염실태 파악과 평가 쪽으

로 기울게 되었다. 국제 지구화학도 작성의 권장안

(Darnley et al., 1995)을 바탕으로 하천퇴적물(150 μm 

이하)을 이용하여 작성된 전국-규모의 지구화학도

(M7, M8)는 처음으로 백분위수 등급구분에 의한 컬러 

표면지도(그림 2e)로 작성되었다. 2010년 들어 재개

된 자원탐사에서는 박스플롯 등급구분에 의한 탐사

데이터분석(EDA) 심볼로 작성된 지구화학도(M11; 

그림 2i)가 처음 출현하기에 이른다. 

3.2 지구화학도 사례별 장단점 분석 

3.2.1 수작업 흑백 지도(원형 점지도)

심볼을 사용하여 수계도 상에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은 초기 탐사부터 1990년대까지 널리 선호돼왔

다. 함량등급을 임의로 구분하여 크기가 점점 커지

는 원형 점들(예: ∙• ●)로 나타낸 경우가 흔하다

(M1; 그림 2a). 이 방식은 컬러 전산지도 출현 이후

에도 비교용으로 함께 제시되기도 하였다. 원형 점

지도에서 문제는 함량등급 간의 경계를 어떤 기준에 

두고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낸 함량분포는 데이터 구조와 관계없이 표현되

는 취약점을 갖는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큰 점들

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시각적인 편견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점지도에서는 크기가 다른 등급의 점들

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구별이 가능하지만, 멀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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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것들끼리는 크기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단

점이다. 매우 높거나 낮은 값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일면이 있어, 전체 데이터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

간 정도에 해당하는 값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 구조 즉 광역적 분포를 결정짓는 

지구화학 작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3.2.2 초기 전산지도(흑백 심볼지도)

태백산광화대 중심부에 대해 1:5만 도폭단위로 

작성된 최초 전산 지구화학도는 펀치카드에 시료좌

표와 함량값을 입력하여 마그넷테이프에 수록한 후 

SYMAP V.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과학기술연

구소(KIST)의 대형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

였다(Lee et al., 1983). 한 시료지점의 데이터는 주변 

7개 지점의 데이터에 대해 보간을 실시하였다. 지구

화학도는 진하기가 다른 다양한 흑색 심볼들(예: ㆍ
+ Ⅹ ㊀ Ⓧ ▊)로 도시되었고(그림 2b), 1:5만 실축

척으로 제작되었다. 함량등급은 최저-최고 함량을 

고려하여 임의로 구분함으로써 함량분포도에 데이

터 구조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3.2.3 전산 컬러지도(등고선/블록/표면/심볼지도)

1:5만 도폭단위의 지구화학도(M3, 4)는 등치선

(等値線, isolines)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집어넣는 

등고선지도(contour map)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그

림 2c). 개인용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TREDAT, 

Lee et al., 1989; SURFER V6.04 등)을 이용한 등거

리보간법에 의해 전산처리되었다. 함량등급을 임의

로 선택함으로써 데이터 구조의 표현에 취약하다. 

연차적으로 취득된 1:5만 도폭단위로 취득된 자료

(1981-1987; M2, 3, 4)에 기반하여 1998년에 통합된 

1:25만 강릉도폭 지구화학도(M5; 그림 2d; Lee et al., 

1998)는 상용프로그램 SURFER V6.04 (Golden Software 

Inc.)를 이용하여 크리깅에 의해 등거리보간법으로 

전산처리되어 블록지도(block map) 형태로 제작되

었다. 블록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은 1.25Ⅹ1.25 km 

규격이다. 제작된 지구화학도는 단위블록이 모나게 

표현됨으로써 보기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지구화학도들은 등치선들 사이

의 영역을 컬러-코드화시켜 이동평균기법을 사용하

여 유연하게 다듬어진 표면지도(surface map)로 제

작된 경우가 많다. 전국 8개 도별로 작성된 컬러지도

(M7, M8)는 역거리가중법에 의한 크리깅 보간법으

로 전산처리되었다(그림 2e). 지질경계선을 밑그림

으로 넣고 다양한 부가정보들(예: 빈도분포도, 시료

수/최고-최저값/중앙값/산술평균값/표준편차, 상

부대륙지각평균, 대표암석 세계평균함량)이 제시되

어 데이터 해석에 효율을 높였다. 이 지도는 처음으

로 함량등급을 백분위수에 의해 구분한 사례로서, 

등급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 고르게 퍼진 경우에 함

량분포는 데이터 구조를 잘 반영할 것이다. 보간법

에 의한 자료처리에는 자체개발한 프로그램(KGCM1; 

Shin et al., 2001a)이 사용되었다. 이동 창(moving 

window) 방법을 적용하여 구불구불한 경계부(예: 

도 경계; 해안지역) 바깥이나 시료가 존재하지 않는 

곳(예: 대도시; 넓은 충적평야) 등에서는 자료가 없

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처리된다.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적은 역거리 가중(inverse distance weight: IDW) 

보간법을 적용하여 자료처리 소요시간을 줄였다. 이

동 창을 반경 2 km인 원으로 하고, 창 이동거리(추

정점의 간격)를 250 m로 할 때 자료처리가 가장 효

율적이었다. 

대부분 컬러 등고선지도 또는 표면지도는 시료지

점들 사이를 유연하게 다듬는 기법을 채택하므로, 

시각적으로는 보기에 좋다. 유연하게 다듬어진 컬러

지도가 해당 지점의 국한된 함량만 제시하는 점지도

에 비해 정보전달력이 좋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라는 

견해도 있다(Reimann et al., 2005). 숙련된 지구화

학자들이 어느 원소의 공간적 분포를 지배하는 지구

화학 작용을 추출하여 해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연

하게 다듬어진 지도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유

연화되면 국지적 정보가 손실될 수도 있고, 유연화 

알고리듬(예: 탐색 반경, 거리 가중)에 따라 결과적

으로 지도가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적색(높은 함량) 

쪽에 자동적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어 객관적이지 못

할 수도 있다(Reimann et al., 2005). 그럼에도 불구

하고 컬러 표면지도는 뛰어난 시각적 효과 때문에 

널리 선호되는 추세이다. 국내외 많은 지구화학지도

책에서는 백분위수 등급구분에 의한 컬러 표면지도 

방식이 널리 채택돼왔다(예: BGS, 1987, 1996; Shin 

et al., 2001a,b,c,d,e, 2007a,b,c; Lee et al., 2007).

컬러 심볼지도는 한 가지 심볼(예, 〇, ◇, ☆)을 

사용하여 함량수준별로 다른 색으로 표현된다. 이는 

해당 시료지점의 국한된 정보를 제시하는 일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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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2. Selected examples of regional geochemical maps in Korea. (a) A growing dot map for U in stream water from 
Homyeong Sheet (1:50,000) [M1], (b) A black-and-white symbol map for Zn in pan concentrates from Homyeong 
Sheet (1:50,000) [M2], (c) A color contour map for Ni in stream sediments from Hyeonri-Bongpyeong-Yeongok- 
Doam sheets (1:50,000) [M3], (d) A color block map for Ba in stream sediments compiled for the Gangneung Sheet 
(1:250,000) [M5], (e) A color surface map for CaO in stream sediments from Gangwon-do [M7], (f) A ternary image 
map for Cr-Ni-Co in stream sediments from Gyeongsangnam-do [M8], (g) A color surface map for CaO in stream 
sediments compiled for eight provinces [M9], (h & i) A surface map (h) and a black-and-white EDA symbol map 
(i) for Ta in stream sediments from the southern Taebaeksan Mineralized Belt [M11]. See Tables 2 & 3 for further 
details on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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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d.

지도이다. 최근 희토류/희유원소탐사(M10, M11)

에서는 백분위수에 의해 함량등급을 구분한 컬러 심

볼지도가 제시되었다. 이런 지도에서 심볼의 컬러는 

다르지만 크기가 같아서 높고 낮은 함량들끼리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다. 

3.2.4 삼성분 이미지 지도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갖는 일부 성분들(예: Cr-Ni-Mg, 

Co-Ni-Mn, Mg-Ca-Sr, Zn-Pb-Ba 등)에 대해 빛의 

삼원색(RGB)의 조합(혼합빛)으로 제작된 삼성분 이

미지(ternary image) 지도(M7, M8; 그림 2f)는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세 가지 

빛이 최대 값으로 혼합되면 백색, 최소이면 흑색이 

된다. RGB 삼성분도에서 각 성분의 함량은 백분위

수이므로 각 원소의 함량에 따라 다양한 세기의 빛

이 만들어진다. 좋은 상관관계를 갖는 성분들끼리, 

높은 함량을 가질 경우에는 밝고 강한 빛으로 나타

나고, 상관관계가 좋더라도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어두운 빛으로 표현된다(그림 2f).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또는 한쪽으로 조금 치우

친 분포를 보이는 성분들은 광범위한 색상을 보이

고, 다양한 지질 분포를 잘 반영한다. 반면에, 한 쪽

으로 심하게 치우친 비정규분포를 보이는 일부 성분

들은 대부분 빛의 밝기가 낮아져 매우 낮은 값과 평

균치의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높은 값만 뚜렷하게 돋

보이게 되므로 유해원소가 복합적으로 농집된 지역

의 도출이나 광상부존이 유력시되는 광화대의 탐색

에 유효하다. 

3.2.5 박스플롯 등급의 EDA 심볼 지도

박스플롯(Tukey, 1977)은 탐사데이터분석(EDA; 

Velleman and Hoaglin, 1981)에 막강한 그래픽이

다. 박스플롯이 지구화학도 작성에 필요한 함량등급 

정의에 이상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은 오래 전에 알려

져(Kürzl, 1988),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돼왔

다(O’onnor et al., 1988; Reimann et al., 1998). 박스

플롯의 구성은 순서 통계에 기반하며 데이터 분포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두지 않는다. 박스플롯에서 박

스는 사분위수간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 

즉 75번째 백분위수-25번째 백분위수(Q3-Q1)에 해

당하며 전체 데이터의 약 50%를 차지한다. 박스 길

이의 1.5배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넘어선 값을 데이

터 아웃라이어로 정의한다. 즉 하위 아웃라이어는 하위 

사분위수-(IQR*1.5) 이하인 값들, 상위 아웃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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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 사분위수+(IQR*1.5) 이상인 값들로 각각 정

의된다(Smyth, 2007). 

국내에서 박스플롯에 의한 데이터 분석은 여러 

목적에 사용돼왔다(예: Chon and Ahn, 1996; Ahn 

and Chon, 1998; Chae et al., 2012; Youm et al., 

2013). 그러나 박스플롯 등급구분을 적용한 EDA 심

볼을 사용하여 지구화학도가 작성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희유원소 광역탐사(Youm et al., 2013)가 첫 사

례이다. EDA 심볼지도는 데이터 구조를 객관적으

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등급에 해당하는 심볼이 

시각적으로 균등한 비중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에 기

초를 둔다. 심볼은 일반적으로 낮은 함량부터 다섯 

등급(예, 〇 ￮ ㆍ + ✚)으로 표시된다: 안쪽 50%를 

차지하는 데이터는 가장 작은 점(ㆍ), 그 양쪽의 하위 

및 상위 약 25%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작은 심볼(하위 

￮, 상위 +), 하위 및 상위 아웃라이어는 큰 심볼(각각 

〇, ✚)로 나타낸다. 그러나 EDA 심볼은 크기에 따

라 시각적인 효과가 달라지므로, 그 크기를 조정하

여 규격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Kürzl, 1988). 

박스플롯 등급구분에 의한 EDA 심볼로 작성된 

지구화학도는 공간 데이터 구조를 가시적으로 잘 드

러내는 장점을 갖는다. 공간적인 지구화학 분포를 

지배하는 주 작용들의 이해와 해석에 효율적이다. 

박스플롯은 아웃라이어 외에도,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중심, 스케일, 비대칭도(skewness), 첨도(kurtosis)

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세트와 그래픽으

로 비교하기에 알맞다. 박스플롯을 통해 아웃라이어 

자동 체크가 가능한 점도 백분위수 방법을 능가하는 

주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의 

지도가 과거 오랫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은 

뜻밖이다. EDA 흑백 심볼지도는 얼핏 보기에 밋밋

해 보여서, 컬러지도의 적색 컬러(높은 값)에 익숙해

진 사람들한테는 정보내용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

다. 탐사결과를 제시할 때에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흑백 EDA 심볼지도(그림 2i)와 시각

적으로 장점을 갖는 백분위수 등급구분에 의한 컬러 

표면지도(그림 2h)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3.3 지구화학도 설계

3.3.1 도면 형태, 축척, 배경정보 선정

지구화학도 설계단계에는 도면 형태와 규격, 수

록할 정보, 데이터 구조 파악, 함량등급 구분 등 지구

화학도가 갖춰야 할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 광역 지구화학탐사의 야외조사 시에

는 1:5만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탐사결과 지구화학도는 그 보다 훨씬 작게 만들

어져 A4-규격(210Ⅹ297 mm) 이하의 보고서에 수

록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3). 예외로, 

태백산광화대 중심부 7개 도폭의 초기 흑백 전산 지

구화학도(M2)는 1:5만 실축척으로 제작되었고, 8개 

도 단위로 작성된 지구화학도(M7, M8)는 1:70만 축

척으로 작성되어 A3-규격(297Ⅹ420 mm)의 지도책

에 수록되었다. 지도만 보면 A4-규격을 넘지 않는다. 

경험에 따르면 지구화학도 크기는 최대 A4-규격을 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Johnson et 

al., 2005). 축척을 늘려 큰 지도로 제시된다고 해서 

정보전달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GIS 도입으로 많은 지도가 전산 이미

지로 제공되면서, 축척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도에 이차 정보가 너무 적게 포함되어도 문제

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도 판독하기 어렵게 된다. 보

고서에 수록된 작은 크기의 지구화학도에 밑그림으

로 지질도를 깔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원소분포

를 지배하는 것은 지구화학적 성질이지 딴 부속정보

가 아니므로 지구화학적 특성과 무관한 정보는 수록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림 2에 제시된 대표사례에서

도 볼 수 있듯이, 함량분포도에 수록된 배경정보의 

종류는 다양하다. 데이터 분포히스토그램만 제시된 

경우도 있고, 부가정보 없이 함량분포도만 제시된 

경우도 많다(그림 2). 지도책에 수록된 도별 및 전국 

지구화학지도(그림 2e, 2g)에는 지질경계가 밑그림

으로 포함되고, 데이터 히스토그램, 각종 통계값, 세

계평균함량 등이 제시되어 데이터 해석에 도움이 된

다. 또한 데이터 분포 히스토그램을 백분위수로 구

분된 함량의 컬러에 맞춰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구조 

파악을 가능하게 해준다. 

3.3.2 데이터 구조와 분포 파악

1980년대까지는 지구화학 데이터를 대부분 정규

분포에 가깝다고 가정하고 고전적 통계법을 자주 썼

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화학 데이터는 정규분포 또

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여러 데이터 집단들

이 복합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서로 다른 지구화학 

작용들에 관계된 복수의 분리된 분포들이 서로 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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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 분포는 마치 

대수정규분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도 일부 지구화학자들은 여전히 지구화학 데이터를 

대수로 전환하면 대수정규분포를 따를 것으로 가정

한다. 하나의 정규분포는 제한된 수의 높은 값들(아

웃라이어)로 인해 교란된다(Reimann and Filzmoser, 

2000; Reimann et al., 2005). 

광역 지구화학도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뚜렷한 지구화학적 특성을 갖는 기반암 암

상에 관계된 것이다. 암상과 관련된 원소분포 외에

도 인위오염, pH, 입자크기, Fe-Mn 수산화물, 유기

물, 해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특정 성분의 부화

나 결핍 등 이차작용의 결과가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 해안을 따라 해무 영향에 의해 하천수 내에 특

정 성분(Na, Cl-)의 부화된 현상이 여러 사례에서 확

인되었다(Lee et al., 1998; Reimann, 2005). 

광역 지구화학도에 데이터 구조를 성공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공간적 상황으로 

변환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함량등급을 정의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백분위수 또는 박스플롯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지만, 임의 등급구분이나 연속 

등급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광화작용 뿐 아니라 환

경오염과 관련된 작용들은 높은 값이나 낮은 값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화학 데이터에 적합

하지 않은 가정에 기반한 통계 실행을 거쳐 함량의 

높고 낮음을 그냥 정의하는 것 보다는, 광역 분포도

를 만들어서 검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4 함량등급 선택

함량분포가 데이터 구조에 관계되어 표현되어야

만 그러한 함량분포를 초래한 배후의 지구화학 작용

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함량분포

가 잘 드러나게 하려면 함량등급을 적절히 구분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함량등급 구분 방법은 프로젝

트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표 3). 

첫째, 함량등급을 임의로 선택하여 0.5, 1.0, 1.5, 

2.0... 또는 10, 20, 50, 100...mg/kg 식으로 구분하면, 

얼핏 보기엔 잘 정돈된 값들처럼 보이지만, 순서대

로 단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등급을 

임의로 선택하면, 지도작성에 동원된 데이터의 공간

적 구조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게 되어, 데이터 

분포를 초래한 원인이 되는 지구화학 작용의 추론이 

어렵게 된다. 임의로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은 비록 

손쉽다고 해도 반드시 피해야 된다. 등급구분은 일

반적으로 낮은 쪽 함량보다 높은 쪽 함량들 간의 차

이에 비중을 두고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

면 결과적으로 낮은 값들을 소홀히 다루는 지도가 

된다. 최상위 함량분포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등급

을 임의 선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존재

하는 데이터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지구화학

도에 나타나는 광역 패턴으로부터 지구화학 작용을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 구조가 드러나도록 하려면 컬

러가 전체 함량범위에 걸쳐 거의 균등하게 퍼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백분위수에 의한 함량등급 구분법은 순서 

통계에 기초하며, 그 기저에 어떠한 데이터 분포도 

가정하지 않는다. 백분위수 접근방법에는 장점이 많

지만, 0부터 100까지 백분위수 범위에 걸쳐 등급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짓는 것이 문제다. 일반적으로 

낮은 쪽 함량보다 높은 쪽 함량들 간의 차이에 비중

을 두고 등급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낮은 값들을 소홀히 다루는 지도가 된

다. 높은 함량분포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등급을 임

의로 선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존재하는 

데이터 구조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지구화학도에 

나타나는 광역 패턴으로부터 지구화학 작용을 식별

하기 위해 데이터 구조가 드러나도록 하려면 컬러가 

전체 함량범위에 걸쳐 거의 균등하게 퍼지도록 해주

어야 한다. 백분위수의 선택 방식은 프로젝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북유럽 Kola 

프로젝트(5, 25, 50, 75, 90, 98, 100%; Reimann et 

al., 1998), 중앙 노르웨이의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

(10, 25, 50, 75, 90, 95, 99, 100%; Banks et al., 2001); 

한국의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5, 10, 15, 

25, 50, 75, 90, 95, 99, 100%; Shin et al., 2001a), 영국

의 G-BASE 프로젝트(5, 15, 25, 50, 75, 90, 95, 97, 

100%; Johnson et al., 2005).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의 백분위수 등급구분은 25-90 백분위수 범위 내에

서는 모두 같으며, 90 백분위수 이상(95, 97, 98, 99, 

100%)과 25 백분위수 이하(5, 10, 15%)에서 약간씩 

다르다. 만일 지구화학도 전체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높은 값의 탐색에 더 만족스럽게 하려

면, 위쪽 등급 하나를 추가하고 낮은 쪽 끝부분 등급 

하나를 뺄 수 있다. 전국 8개 도 단위로 작성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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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도(M7, M8; 그림 2e)에서는 위쪽에 99%, 아래

쪽에 5% 백분위수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유해원소

의 과다농집(높은 값)과 필수원소의 지나친 결핍(낮은 

값)을 보이는 지역을 세분하여 도출하기 위함이다. 

셋째, 박스플롯 의한 등급구분(앞의 3.2.5 참조)은 

탐사데이터분석(EDA; Velleman and Hoaglin, 1981)

에 막강한 그래픽이다. 박스플롯 등급으로 구분한 

EDA 심볼을 사용하여 작성된 지구화학도는 현재 진

행중인 희유원소 광역 지구화학탐사(M11; 그림 2i; 

Youm et al., 2013)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박스플롯 등

급구분에 기반하여 작성된 지구화학도에서는 공간 

데이터 구조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난다. 

3.5 지구화학 통계값 설정과 정의

지구화학 데이터 통계분석에서 아웃라이어를 식

별하고 비정상적 거동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래 전에 Hawkes and Webb (1962)는 본

조사에 앞서 국지적 문턱값 정의에 필요한 방향설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만일 유용한 결과

를 얻지 못하면 데이터를 정렬하고 상위 2.5%를 문

턱값 이상의 아웃라이어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드시 2.5%로 결정해야 하는 뚜렷한 근거는 제시

되지 않았지만, 2.5%는 추가조사하기에 합리적인 

시료수이고 실질적인 접근 대안으로 간주돼왔다. 데

이터 세트가 큰 경우에는 [평균값(mean)±2sdev(표

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법칙을 사용하여 추

가로 확인조사할 약 2.5%의 상위 또는 하위 극값

(extreme values)을 식별해낸다. 이 절차는 수학적 

계산과 데이터가 정규분포로부터 도출된다는 가정

에 기반한다. 통계학자들은 이 접근법을 써서 정규

분포 내의 극값들을 식별해낸다. 

지구화학자는 드물게 일어나는 지구화학 작용을 

지시하는 아웃라이어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아웃

라이어는 동일 분포 내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딴 집단에 속하는 값으로 정의된

다. 예컨대, 아웃라이어는 자원탐사에서는 광화작용

을 지시하는 시료들로부터 나타나고, 환경오염 지역

에서는 다른 작용이나 출처에서 유래된 오염분포에

서 비롯된다. 이 경우에는 [평균값±2sdev] 법칙으로

는 적절한 문턱값 추정이 불가능하다. [평균값±2sdev] 

법칙은 사실적 집단 매개변수들인 경우에만 타당하

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측정된 값들을 보면, 데이터 

분포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이차(오염된) 분포에

서 비롯되었든, 극값들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다. 이런 점으로 보아 [평균값±2sdev] 법칙은 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

산에 주관이 들어가기 전에 명백한 아웃라이어들을 

먼저 제거하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를 대수-변환시켜 아웃라이어들의 영향을 최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렇지만 문턱값은 여러 집단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

정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딴 방법에 의해 아웃

라이어를 식별하거나 문턱값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광물자원탐사에서, 지구화학 배경치는 [평균값

±2sdev] 범위 내의 값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자주 있

다. 배경치는 일정한 범위를 갖는 값이지 단일 값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다(Hawkes and Webb, 1962). 

정확하게 계산된 [평균값+2sdev]는 자원탐사에서

는 배경치와 이상치를 구별하는 문턱값으로 사용되

며, 환경지구화학에서는 한계수준(action level)이

나 정화 목표치(clean-up goal) 정의에 여전히 사용

되고 있다. 과거 지구화학탐사에서는 낮은 값(하위 

아웃라이어)은 높은 값만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

데, 실제로 낮은 값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런 

견해는 옳지 않다. 예컨대 낮은 값은 자원탐사에서 

광물자원 농집과 관련된 변질대 내에 특정 원소의 

결핍을 지시하고, 환경지구화학에서는 필수 미량원

소의 결핍을 지시하므로 높은 값 못지않게 중요하

다.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Shin et al., 2000a, 2003)

에서는 이런 개념에 기초하여 특정 원소의 과다 농

집은 물론, 지나친 결핍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특정 성분의 존재량이 같은 

수준이라도, 해당지역별 이차 농집(오염)이 일어나

기 전의 본래 자연배경치(natural background)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현재의 농집정도는 상

대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소함량

의 높고 낮음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질단위별 자연배경치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차오

염이 안된 지역 가운데 동일 지질에 해당하는 여러 

측정치로부터 구한 자연배경치에 기반하여 지구화

학 기준치가 설정될 수 있다. 많은 국가-규모, 준대륙-

규모, 대륙-규모의 큰 지구화학도 작성에서 지구화

학 기준치와 배경치는 공간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

이 밝혀졌다(Salminen and Tarvainen, 1997).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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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기준치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단일 값으로 주어지면 

중요한 지구화학적 특징이 감춰지게 되므로 반드시 

범위가 함께 주어져야 된다(Reimann and Garrett, 

2005). 지질단위별 자연배경치는 전국-규모 광역탐사

(Shin et al., 2000a, 2003)에서 중앙값에 기반하여 설

정되었는데, 표에 범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비정규분포에서는 전체 함량의 50 백분위수에 해당

하는 중앙값은 산술평균과 차이가 나므로, 중앙값이 

산술평균보다는 더 타당한 척도가 되며, 표준편차는 

중앙값 절대편차(median absolute deviation: MAD)

로 대체될 수 있다(Tukey, 1977). MAD는 모든 데

이터의 중앙값으로부터의 절대편차의 중앙값으로 

정의된다. 결론적으로 배경치는 [평균값±2sdev] 또

는 [중앙값±2sdev]보다는 [중앙값±2MAD]로 범위

까지 제시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 

4. 토의와 제언

4.1 오랜 기간에 걸쳐 취득된 기존 지구화학 데이터

의 유용성

오랜 기간에 걸쳐 취득된 지구화학 데이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내포된다. 짧은 기간 중

에는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석 시차

가 매우 큰 데이터 세트들 간에 상당한 이질성이 드

러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적용 분석법과 시

료전처리법이 바뀌거나, 사용장비의 분해능이 변함

에 따라 수반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취득된 지구

화학 데이터 가운데 매우 오래 전에 고전적 분석방

법(예, 비색법)에 의존하여 취득된 데이터를 위시하

여 1990년대 이전의 상당 부분은,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신뢰도를 고려할 때에, 현 시점에서 유용성 

측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하다. 

국지적인 지역에 대해 단기간 내에 취득한 데이

터를 제외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취득되는 데이터

는 표준물질, 대조시료, 중복시료를 이용하여 표준

화(normalization)와 수준 맞추기(levelling)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990년

대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도 있었다. 분석시차에 따른 데이터의 이질성은 

1981년부터 1997년까지 태백산광화대를 대상으로 

17년간에 걸쳐 취득된 여러 집단의 데이터를 1:25만 

강릉도폭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M5)에서 드러났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분석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

원 2개 실험실, 대학교 2개소, 기업연구소 1개소)에

서 다양한 분석방법(비색법, AAS, ICP-AES, IC 등)

과 서로 다른 시료전처리와 품질관리방법을 적용하

여 취득된 데이터를 그대로 통합할 경우에, 단기간 

내에 취득된 하천수 데이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

나, 분석시차가 큰 하천퇴적물 경우에는 많은 성분

(예: CaO, Fe2O3, MgO, MnO, TiO2, As, Cd, Mo, 

Sr, W 등)이 조사단위(도폭경계) 간에 심한 데이터 

단절현상을 보였다(Lee et al., 1998). 이러한 현상은 

오랜 분석기간 중에 데이터 집단들 간에 대조시료와 

중복시료를 이용한 표준화와 수준 맞추기가 체계적

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파악된다. 이 

사례는 매우 넓은 광역권역의 탐사에서 시료분석은 

가능하면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조건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각인시켜주

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취득된 기존 분석 데이터의 효

용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데이

터는 어디까지 이용가능하고 어떤 것에 문제점이 내

재되는가?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다시 취득할 필요

가 있는지, 데이터 표준화와 수준 맞추기에 의한 보

정은 가능한지,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4.2 참

조)에 착수하게 되면, 데이터를 적재하기 전에 시료

의 대표성과 분석데이터의 질적 우수성이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지표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면,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동일한 야외 및 분

석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간격을 두고 시료

를 채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뢰성 보

장을 위해 퇴적물과 토양은 10년 내지 25년 간격으

로 다시 채취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천수의 모니터링에는 더 짧은 시료채취 간격

이 필요하다.

4.2 전국 지구화학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거부터 수집돼온 야외정보와 분석결과는 대부

분 종이형태의 연구보고서 또는 일부 전자파일형태

로 전해져오고 있다. 그러나 표준양식에 기반하여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했

다. 지금까지 국내 지구화학탐사에서의 야외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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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il field cards to be recommended for national geochemical database.

Fig. 3. Drainage field cards to be recommended for national geochemical database.

집방식은 전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자율적이었고 일

관된 기록양식은 없었다. 1980년대 우라늄 광역수계

탐사(P5)에서는 하천퇴적물 조성, 하천조건, 제방, 

토지용도, 식생, 광화증거, 하천수 pH와 전도도, 지

표방사능 등 주요 항목이 기록되었다. 전국 지구화

학도 작성 프로젝트(P13; 1996-2003)에서는 자세한 

야외기록양식(그림 1)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정보수

집이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 재개된 희토류/희유

원소탐사(P14, P15)에서도 유사한 양식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지구화학탐사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전국-규모의 지구화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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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des on drainage ('D') and soil ('S') field cards for geochemica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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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라도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제로 저

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취득완료된 전국토의 23,600

개 소하천 집수분지에 대한 현장정보와 분석결과는 

전국 데이터베이스의 골격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여

기에다 약 50년간에 걸쳐 취득된 다양한 시료매체

(하천퇴적물, 중사, 하천수, 토양, 암석, 지하수, 광석, 

광물찌꺼기 등)의 주성분/미량성분을 위시하여 방

사성/안정동위원소에 대한 데이터는 큰 풀의 저장

고에 함께 적재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시료매

체별로 전국토 대비 면적 커버정도를 보면, 하천퇴

적물(표사)은 98%(8개 도; 제주도 미조사), 하천수는 

60%(1:25만 도폭 5½매; 국토 북부와 서남부 미조사), 

중사는 10%(주요 광화대 위주) 정도이다. 한편 토양

관련정보는 대부분 국지적인 준정밀-정밀탐사에서 

취득된 기존자료에 국한된다. 전국-규모로 추진 중

인 토양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에서 취득될 현장

정보와 분석자료는 향후 토양 데이터베이스의 골격

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취득된 자료를 이용한 데

이터베이스 구축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영국의 경우

를 예로 들면, 하천퇴적물 광역탐사자료를 처음에는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ORACLE 프로젝트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으나, 대상시료가 딴 매체로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드러나, 영

국지질조사소 주관으로 1992년에 새로운 데이터베

이스가 설계되었고(Coats and Harris, 1995), 이후

에는 다중-매체 시료채취 전략에 기반한 ‘환경 지구

화학 기준치 조사 프로젝트(G-BASE)’ 결과를 위시

해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용해오고 있다(Johnson 

et al., 2005).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

스 풀 운영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된 분석 데이터의 품질문제이다. 데이터베

이스 구축 시에는 환경규제의 요구사항들도 잘 수용

돼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는 정부

에서 제정한 많은 환경보호 관련법률과 지침의 적용

에 필요한 전략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구축될 데이터베이스는 시료위치(표준좌

표), 원소성분, 시료정보를 열과 행에다 나열한 단조

로운 표 형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특한 시료 식

별자에 의해 링크된 많은 데이터 표와 ‘결합이 용이

한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로 설계되어

야 할 것이다.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한계성을 이해

하고 결과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데이터 정밀도/정확도/검출한계 등 부가정보

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정보가 충분히 수

집되고 나면, 데이터 사용자가 접근하기에 가장 적

합한 포맷으로 커다란 데이터 저장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웹-기반 애플리케

이션 같은 정보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에게 데이터가 쉽게 전달되게끔 설계할 필

요가 있다. 지구화학 전공자 이외의 사용자들(예: 행

정관리자 등)은 특정 성분이 법률이나 지침에 명시

된 값보다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축될 데이터베이스는 그들

이 사용가능한 방식의 패키지로 제작하여 이용가치

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P13)에서 제정되

었던 야외기록양식(그림 1)의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데이터베이스 전산화에 대비한 하천수계시료(하천

퇴적물, 중사, 하천수)와 토양시료(지표, 심부)의 채

취와 현장정보수집에 필요한 데이터 카드의 표준양

식(그림 3, 4)을 제안한다. 데이터 카드의 각 항목별 

작성지침은 별도로 자세하게 코드화해서 제시하였

다(그림 5). 충분한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표

준 기록양식이 확정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국 경

우(Johnson et al., 2005)처럼 시료채취와 야외정보

수집 시에 지정 양식의 일관된 사용을 권장할 필요

가 있다. 

구축될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을 100% 커버하는 

기본골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있는 제주도(~1,800 km2)에 대한 지구화학탐사

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육지지역에 적용했던 평균 

시료채취밀도(3-3.5 km
2당 1개)를 적용할 경우, 제

주도 전역의 예상 시료수는 500-600개 정도로 추정

되며, 시료채취와 야외정보수집, 시료분석, 전산처

리와 통계, 지도 제작, 지도책 발간에 이르는 전과정

에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세계지질공원으로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구역이므로, 탐사목적 또

한 자원탐사가 아닌 순수 목적의 지구화학 기준치 

설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면적은 

작아도, 육지지역과는 판이하게 다른 지질(대부분 

신생대 제4기 화산암)은 특징적인 지구화학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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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할 것이다. 제주도는 자연보호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지역이므로 탐사 착수는 빠를수록 좋다.

4.3 지구화학도 작성 국제동향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어느 나라에서나 국토 전역을 커버하는 지구화학

도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왔다. 면적이 대륙

-수준으로 넓은 미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저밀도 시

료수집에 기반한 원소분포도가 발간되었고(Shacklette 

et al., 1971), 1984년에는 약 6,000 km2 당 1개 지점 꼴

로 약 1,300개 시료 조합에 대한 50종 원소의 지구화학

도가 발간되었다(Shacklette and Boerngen, 1984). 

1990년대 들어와 대륙-규모 및 저밀도 시료채취에 

의한 지구화학도 작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재처리를 거쳐 제작된 컬러지도는 매우 낮은 시료밀

도인데도 예상 밖의 훌륭한 분포도로 평가되었다

(Gustavsson et al., 2001). 대륙-규모 및 전지구-규

모의 지구화학도 작성의 필요성에 관한 토의는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유럽에서는 서부유럽지질조사소(Western European 

Geological Surveys: WEGS)라는 기구에서 이 업무

를 다루었다. 1984년 말 스웨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원조로 우라늄탐사자회의그룹에서는 세계지구화

학도의 개념에 관해 토의되었다. WEGS의 제안은 

마침내 유럽지질조사소포럼(Forum of European 

Geological Surveys: FOREGS; Plant et al., 1996)

의 소속회원국으로 운영되는 유럽 지구화학조사로 

발전하였다(참조: Bølviken et al., 1996; Salminen et 

al., 1998, 2005; De Vos et al., 2006). 1988년 2월에는 

IGCP-259 ‘국제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고, 같은 해에 ‘전지구변화에 관한 국제 지권-생물

권 계획(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 

on Global Change: IGBP)’이 착수되어(IGBP, 1989)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화학도 작성 활동의 포괄

적 재검토와 국제적으로 일관된 지구화학도 작성에 

필요한 권장안 준비에 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

리나라에서도 전국-규모의 지구화학도 완성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당시 상황으로는 자원탐사보다

는 핵심 이슈로 부상한 환경평가를 위한 기준치 설

정과 원소별 분포도를 전국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완성하겠다는 제안서가 받아들여졌다. 과학기술부

의 주요사업(Star Project)과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하나로 안정적 예산지원에 힘입어 1996년 11월부

터 2003년 3월까지 전국의 8개 도에 대한 지구화학

도 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IGCP-259에서는 전세계 육상환경을 대표하

는 지구화학 데이터 수집에 각국의 동참을 권장하

였다. 보고서는 전세계의 약 5,000개 셀을 설정하여 

하천퇴적물(표사), 토양(잔류토양), 암석 등으로 이

루어진 한 세트의 복합시료를 채집하여 저밀도로 커

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UNESCO 보고서; Darnley 

et al., 1995).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주어진 49개 셀

의 집수분지에 대해 범람퇴적물(overbank sediments) 

시료의 유용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Eden 

and Björklund, 1994, 1996), 빙퇴석층 복합시료보

다 토양 모물질이 우세한 범람퇴적물이 초저밀도 시

료로 대표성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범람퇴적

물은 홍수 중에 낮은 차수(1-2차)의 하천(stream)에 

인접하여 집적된 세립질 충적퇴적물이다. 이와 달리 

범람원퇴적물(floodplain sediments)은 홍수 중에 

차수가 더 높은 큰 강(river)에 인접한 곳에 쌓인 세

립질 충적퇴적물로 정의된다. 범람퇴적물은 작은 집

수분지를 대표하여 전국-규모 지도 작성에 적합한 

반면, 범람원퇴적물은 훨씬 더 큰 분지를 대표하고 

대륙-규모 또는 지구-규모 지도 작성에 이용되며 

1,000 km2 이상의 큰 면적(최대 6,000 km2)의 분지

에서 채취되어야 한다(Darnley et al., 1995). 물이 흐

르는 소하천에서 하천퇴적물을 채취하는 것과 큰 강에 

인접한 곳에서 범람원퇴적물을 채취하는 것이 상대

적으로 어떤 장점을 갖는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다

(Ottesen et al., 1989). 중국에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범람원퇴적물을 이용해서 매우 넓

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는 지구화학도를 만들 수 있

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Xie and Cheng, 1997; Xie 

et al., 1997).

국제 지구화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 

주어진 셀은 6개이며,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에 대

해서는 15개 안팎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데이터 컴파일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 자연조건과 

하천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대표성이 뛰어난 시

료매체를 결정하고, 대표 셀을 구획하고, 시료채취 

대상 집수분지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고, 한 세트

의 복합시료를 조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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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처럼 전체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개

념으로 시료채취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근본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

4.4 다중-매체 접근전략의 재고

지구화학탐사에서 다중-매체 접근법은 지구화학

적 작용에 관한 해석에 매우 위력적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매체 선정은 나라마다 자연조건에 따라 차별

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스칸디나비

아 Nordkallot 프로젝트(Bølviken et al., 1986; 빙퇴석, 

하천퇴적물, 하천유기물, 하천이끼), 러시아 다목적 

지구화학도 작성계획(Koval et al., 1995; Burenkov 

et al., 1999), Kola 프로젝트(Reimann et al., 1998; 

육상이끼, 토양 O-B-C 층준), 동부 Barents 지역 지

구화학지도책(Salminen et al., 2004; 이끼, 하천수, 

유기질/무기질토양), 중국 다목적 지구화학도(Xi, 

2007; 지표/심부토양, 호수퇴적물, 연안퇴적물, 하

천수, 우물물). 

우리나라 경우에는 과거 광역탐사에서 하천퇴적

물(표사), 중사, 하천수가 주 매체로 이용돼왔다. 준

정밀 내지 정밀탐사에서는 더 조밀한 간격의 하천수

계시료(하천퇴적물/중사/하천수)와 측선/사면토양 

등이 이용되었다. 하천퇴적물-중사-하천수-토양을 한 

세트로 조합한 체계적인 다중-매체 접근은 거의 적

용되지 않았으나, 두세 종류의 복수-매체를 적용했

던 사례는 자주 있었다(표 1). 광역 우라늄탐사(P5)

에서는 하천퇴적물과 하천수를 동시에 이용하여 탐

사효율을 높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중-매체 접

근법에 의한 대표적 탐사사례는 최근 재개된 희토류

탐사(P14)이다. 광역→준정밀→정밀단계로 이어진 

탐사에서 하천퇴적물-중사와 토양(측면/사면/격자)

을 이용한 다중-매체 접근전략에 의해 광화대 추적

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즉 홍천지역에서

는 기존 광화대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희토류광체

(최고 4.4% TREE), 충주지역에서는 새로운 희토류

광체(최고 1.36% TREE)와 텅스텐광화대(평균 2.4% 

WO3)가 확인된 바 있다(Youm et al., 2010, 2011, 

2012). 

그렇지만, 지구화학탐사에서 반드시 다중-매체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조사목적/예산규모/

사업기간 등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한두 가지 시

료매체만 이용하여도 소기의 탐사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단일-매체 접근법은 정보취득 면에서 제한적

일 수 있지만, 전체 분석시료수와 분석소요시간이 

줄어들어 일관된 분석조건에 의해 데이터 품질관리

에 유리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면이 있다. 단

일-매체 접근전략에 의한 단기간 탐사의 대표 사례

는 전국 지구화학도 작성 프로젝트(P13)이다. 국제 

지구화학도 작성(Darnley et al., 1995)의 권장안에 

기반하여 전국의 23,600개 수계의 하천퇴적물만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완수하였다. 비록 지금까지 

확보된 기존 지구화학 데이터가 다중-매체에 의해 

완벽하게 커버된 복합정보는 아니라고 해도, 현시점

에서 다중-매체 채취를 새삼스럽게 시도할 필요까지

는 없다. 예산지원 소스 등을 고려하면, 기존 데이터

를 중심으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착수하

는 것이 더 시급한 일로 판단된다. 

5. 결 언

국내 지구화학탐사는 1990년대까지는 주로 자원

탐사에 주력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환경평가관

리까지 병행하는 다목적으로 변천하였다. 탐사결과

의 표현수단으로서 지구화학도는 다양한 유형 변천

과 기술 진화를 거듭해왔으나, 반드시 최적화된 방

향으로만 진행돼온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국내 

주요 지구화학도의 기술 진화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

검토하고, 지구화학도 작성과 관련하여 잘못되었거

나 불가피하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자세

하게 진단한 이유는 향후 유사한 시행착오나 오류를 

반복하기 않기 위함이다. 1990년대 이전의 대부분 

지구화학도들에서 선호돼왔던 함량등급을 임의로 

구분하는 방법은 데이터 구조의 표현과 관련 지구화

학 작용의 이해에 취약하므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

다. 반면에 백분위수 등급구분에 의한 컬러 표면지

도와 박스플롯 등급구분에 의한 EDA 심볼지도를 

병행 사용하면 데이터 구조와 배후의 지구화학 작용

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매

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기탐사에서는 

표준참고물질/중복시료/대조시료를 이용한 체계

적이고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큰 분석시차에 기

인한 데이터 집단들 간의 이질성 문제를 반드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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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야한다. 더 늦기 전에 그동안 취득돼온 지구화

학 데이터의 총체적 검토를 거쳐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전국 23,600개 소하천 집수

분지에 대한 하천수계탐사 결과는 전국 데이터베이

스 구축의 기본 골격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전국토 

100% 커버를 위해 미조사 지역인 제주도의 탐사가 

요망된다. 제안된 하천수계시료와 토양시료에 대한 

야외기록 전산카드 양식의 보완을 통해 데이터베이

스 구축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21세기에 들

어와 대륙-규모와 전지구-규모의 지구화학 데이터 

컴파일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도 이에 동참할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원탐

색 목적의 지구화학탐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제

자원시장의 동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할 것이 예상된

다. 따라서, 국내 응용지구화학은 자원탐색과 환경

평가관리 목적 외에, 대도시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추

적과 맵핑을 위시한 미래 도전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이 요구된다. 

사 사

국내 지구화학탐사는 1960년대 상공부, 1970-1990

년대 동력자원부/과학기술처/국무총리실, 2000년

대 지식경제부/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왔다. 이 논문은 미래창조

과학부 연구사업인 ‘희유원소 광역 지구화학도 작성

(2014)’의 일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심사를 맡

아 유익한 코멘트를 해 주신 세 심사위원들께 감사

드린다.

REFERENCES

Ahn, H.-I. and Chon, H.-T., 1998,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in the Asan and the 
Gurogu areas: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35, 554-567 (in Korean with English ab-
stract). 

Banks, D., Sæther, O.M., Ryghaug, P. and Reimann, C., 
2001, Hydrochemical distribution patterns in stream 
waters; Trøndelag; Central Norway. 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67, 1-21.

BGS, 1987, Regional Geochemical Atlas: Great Glen. 
British Geolological Survey, Keyworth, Nottingham.

BGS, 1996, Regional Geochemistry of North-East England. 
British Geolological Survey, Keyworth, Nottingham.

Bølviken, B., Bergstrøm, J., Björklund, A. et al., 1986, 
Geochemical Atlas of Northern Fennoscandia. Scale 
1:4,000,000. Geological Surveys of Finland, Norway 
and Sweden, Helsinki, Trondheim and Stockholm.

Bølviken, B., Bogen, J., Demetriades, A. et al., 1996, 
Regional geochemical mapping of Western Europe 
towards the year 2000.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56, 141-166.

Burenkov, E.K., Golovin, A.A., Morozova, I.A. and 
Filatov, E.I., 1999, Multi-purpose geochemical map-
ping (1:1,000,000) as a basis for the integrated assess-
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cological problems.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66, 159-172.

Chae, B.-G., Kim, G.-S., Kim, J.-G. et al., 2012, Development 
of control technology of geoenvironmental hazards 
propagation induced by mining activity.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esearch 
Report, GP2-12-022-2012(1), 375 p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hoi, H.-I., Oh, J.-H., Shin, S.-C. and Yang, M.-Y., 1980, 
Geology and geochemistry of the Gyeongsang strata in 
Ulsan area.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Bulletin, 20, 33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H.-I., Son, J.-D., Oh, J.-H., Choi, Y.-J., Yun, H.-S., 
Shin, S.-C. et al., 1982, Geological, geochemical and 
geophysical studies on the Gyeongsang Supergroup in 
the Euiseong area.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IER Bulletin, 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n, H.-T. and Ahn, J.-S., 1996, A study on the pollution 
of heavy metals in soils and dusts in satellite cities of 
the Seoul capital a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29, 87-10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oats, J.S. and Harris, J.R., 1995, Database design in geo-
chemistry: BGS experience. In: Giles, J.R.A. (ed.) 
Geological Data Management. Special Publication. 
Geological Society, London, 25-32.

Darnley, A.G., Björklund, A., Bølviken, B., Gustavson, 
N., Koval, P.V., Plant, J.A., Steenfelt, A., Tauchid, 
M. and Xie, X., 1995, A Global Geochemical Database 
for Environmental and Resource Management -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Geochemical 
Mapping: Final Report of IGCP Project 259, Earth 
Sciences 19, UNESCO Publishing, 122 p.

De Vos, W., Tarvanien, T. et al., 2006, Geochemical Atlas 
of Europe. Part 2 - Interpretation of Geochemical Maps, 
Additional Tables, Figures, Maps, and Related Publications. 
Geological Survey of Finland, Espoo.



586 신성천․염승준․이평구․안주성․이진수

Eden, P. and Björklund, A., 1994, Ultra-low density sam-
pling of overbank sediment in Fennoscandia.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51, 265-289.

Eden, P. and Björklund, A., 1996, Applicability of over-
bank sampling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accord-
ing to wide spaced sampling in Fennoscandia. Applied 
Geochemistry, 11, 271-276.

Gustavsson, N., Bølviken, B., Smith, D.B. and Severson, 
R.C., 2001, Geochemical Landscapes of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 New Map Presentations for 22 Elements. 
US Geological Survey Professional Paper, 1648.

Hawkes, H.E. and Webb, J.S., 1962, Geochemistry in 
Mineral Exploration. Harper & Row, New York.

Heo, G.-W., Hong, N.-E. and Kim, M.-S., 1971, Geochemical 
reconnaissance in the Youngsan-Masan sheet.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5-1 (in Korean). 

Heo, G.-W., Hong, N.-E. and Kim, M.-S., 1972, Geochemical 
reconnaissance in the Jangseong quadrangle.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6-1 (in Korean).

Heo, G.-W., Kim, Y.-S. and Kim, S.-J., 1970, Geochemical 
reconnaissance in the Hyundong sheet.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4-1 (in Korean).

Heo, G.-W. and Lee, W.-T., 1973, Reconnaissance geo-
chemical prospecting in Chun Yang area.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n Geological and Mineral 
Exploration, 1-2 (in Korean).

Hong, Y.-K. and Moon, K.-J., 1989, Geochemical Maps 
for Imgye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9-2A-3, 
76 p.

Hong, Y.-K. and Moon, K.-J., 1991, Geochemical Map for 
Samchok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90-2A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IGBP, 1989, 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a study of global change (IGBP). A report 
from the first meeting of th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for the IGBP, 7.1. IGBP Secretariat, Stockholm.

Jin, M.-S., 1974, Geochemical survey in Masan-Janhae 
area.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Report 
of Geological and Mineral Exploration, 2-2 (in 
Korean).

Jin, M.-S., Kim, S.-Y., Lee, J.-S., Kim, S.-J., Cho, J.-D., 
Choi, J.-H. and Bang, G.-Y., 1981, Geochemical and ge-
ophysical exploration on the Chang-gi molybdenum 
deposits near Busan City.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Report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in, M.-S., Lee, J.-S., Chi, S.-J., Seo, H.-J., Kim, S.-Y., Kim, 
S.-J. and Shin, S.-C., 1992, Petrological and geo-
chemical studies on the geothermal energy of the hot dry 
rock in South Korea (III).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R-92-(T)-23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in, M.-S., Lee, J.-S., Kim, S.-J. and Kim, T.-K., 1995, 
Regional Geochemistry of the Jecheon Sheet.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R-94- 
(C)1-2, 110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in, M.-S., Lee, J.-S., Kim, S.-J. and Lee, C.-Y., 1983, 
Geochemical Maps for Ho-Myeong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21 p. 

Jin, M.-S., Seo, H.-J., Kim, S.-J., Lee, J.-S., Shin, S.-C., 
Chi, S.-J. and Kim, T.-K., 1990, Petrological and geo-
chemical studies on the geothermal energy of the hot dry 
rock in South Korea.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90-(T), 204 p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in, M.-S., Seo, H.-J., Lee, J.-S., Chi, S.-J., Kim, S.-J., Kim, 
T.-K. and Shin, S.-C., 1991, Petrological and geo-
chemical studies on the geothermal energy of the hot dry 
rock in South Korea (II).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91-(T)-22, 168 p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in, M.-S., Shin, S.-C., Kim, T.-K., Yun, H.-S. and Seo, 
H.-J., 1985, Regional geochemical exploration for ura-
nium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Yongyang 
sub-basin.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Research Report-85-3 (in Korean with English ab-
stract). 

Johnson, C.C., Breward, N., Ander, E.L. and Ault, L., 
2005, G-BASE: baseline geochemical mapping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eochemistry: 
Exploration, Environment, Analysis, 5, 347-357. 

Kim, M.-S., 1975, Geochemical survey of Jain area.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Report of 
Geological and Mineral Exploration, 3-1 (in Korean).

Kim, M.-Y., Kim, T.-K., Shin, S.-C. and Seo, H.-J., 1983a, 
Regional geochemical exploration for airborne ura-
nium anomaly in northern Yongduri.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82-Nuclear Fuel Resources-1-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M.-Y., Shin, S.-C., Kim, T.-K. and Kim, S.-J., 1983b, 
Regional geochemical exploration for uranium in the 
Seobyeokri Shee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82-Nuclear Fuel Resources-1-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M.-Y., Shin, S.-C., Kim, T.-K., Kim, S.-J. and Seo, 
H.-J., 1982a, Geochemical reconnaissance survey for 



국내 지구화학도 작성기술의 진화 587

uranium in the Cheongpyeong and Gangchon areas.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IGAM 
Miscellaneous Report, 13 (in Korean with English ab-
stract). 

Kim, M.-Y., Shin, S.-C., Kim, T.-K., Kim, S.-J. and Seo, 
H.-J., 1982b, Geochemical reconnaissance survey for 
uranium in the Homyeong Shee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IGAM Miscellaneous Report, 
1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Jin, M.-S., Lee, C.-Y., Kim, Y.-K., Lee, J.-S., 
Kim, S.-J. et al., 1979, On the study of geology, geo-
chemical and geophysical exploration for the Go-heung 
copper deposi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Bulletin, 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Jin, M.-S., Lee, J.-S., Kim, S.-J. et al., 1982, 
Geochemical and geophysical exploration of Pb-Zn 
bearing breccia pipe deposits in Jangheung a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Bulletin, 2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Lee, C.-Y., Lee, J.-S. and Kim, S.-J., 1977, 
Report on geochemical prospecting in the Okbang and 
Obongsan areas of the Gyeongsang mineralization bel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eport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Lee, J.-Y. and On, J.-C., 1971, Reconnaissance 
geochemical prospecting in Yuchun-Milyang area.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5-1 (in Korean).

Kim, S.-Y., Moon, K.-J. and Hong, Y.-K., 1986, Geochemical 
Maps for Gosari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6-2-24, 16 p. 

Kim, S.-Y., Moon, K.-J. and Hong, Y.-K., 1988a, Report 
on geochemical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the 
Mooreungri area of the Taebaeg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7-1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Moon, K.-J. and Hong, Y.-K., 1988b, Report 
on geochemical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the 
Pungkok area of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7-1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Moon, K.-J., Hong, Y.-K. and Kim, S.-J., 1986, 
Report on geochemical prospecting for mineral re-
sources in the Dongwon mine of the Taebaegsan miner-
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Research Service Report (in Korean).

Kim, S.-Y., Moon, K.-J., Hong, Y.-K. and Lee, J.-S., 1985b, 
Geochemical Maps for Jangseong Quadrangle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6-23, 22 p.

Kim, S.-Y., Moon, K.-J., Hong, Y.-K., Lee, J.-S. and Lee, 
C.-Y., 1985a, Geochemical Maps for Yemi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Research Report 85-27, 26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Shin, S.-C., Kim, T.-K. and Seo, H.-J., 1984, 
Geochemical exploration for uranium in northern 
Hyeondong and northern Yangpyeong areas.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83-Nuclear Fuel 
Resources-1-0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Y., Yun, H.-S., Moon, C., Shin, S.-C. and Yang, 
M.-Y., 1978, Report on geochemical prospecting in 
Gyeongsang sedimentary bas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eport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T.-K., Kim, M.-Y., Shin, S.-C. and Kim, S.-J., 1983a, 
Regional geochemical exploration for carborne ura-
nium anomaly near Yangsuri.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82-Nuclear Fuel Resources-1-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T.-K., Kim, M.-Y., Shin, S.-C. and Kim, S.-J., 1983b, 
Regional geochemical exploration for uranium in 
northern Uljin area.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82-Nuclear Fuel Resources-1-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Y.-K, 1977, Reconnaissance geochemical pro-
specting in Imgye, Jeongseon area by stream sediment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eport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oval, P.V., Burenkov, E. and Golovin, A.A., 1995, 
Introduction to the program “Multipurpose Geochemical 
Mapping of Russia.”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55, 115-123.

Kürzl, H., 1988, Exploratory data analysis: recent ad-
vances for the interpretation of geochemical data.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30, 309-322.

Lee, J.-S., Hong, Y.-K., Kim, S.-Y., Yun, H.-S., Jin, M.-S. 
and Lee, C.-Y., 1984, Geochemical Maps for Ogdong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35 p. 

Lee, J.-S., Jin, M.-S., Kim, S.-Y., Kim, S.-J., Cho, J.-D., 
Choi, J.-H. and Bang, G.-Y., 1981, Geochemical and ge-
ophysical exploration over the Baegpo zinc-bismuth 
deposits in Dolsan Island, Jeonranam-do.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Report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2 (in Korean with English ab-
stract).



588 신성천․염승준․이평구․안주성․이진수

Lee, J.-S., Jin, M.-S., Kim, S.-Y., Kim, T.-K. and Kim, S.-J., 
1980, Geochemical study of the altered rhyolitic tuff pit 
in Hwacheon area, Gyeongsangnam-do.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eport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Jin, M.-S., Kim, T.-K., Koh, K.-S. and Kim, 
J.-G., 2003, Regional hydrogeochemical mapping of 
the northern Gwangju sheet (1:250,000).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R-03(C)-0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Jin, M.-S., Shin, S.-C., Chi, S.-J., Kim, H.-C., 
Youm, B.-W. and Hwang, I.-H., 2001, Regional hydro-
geochemical mapping of the northern part of Andong 
and Seoul sheet (1:250,000).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999-R-T102-P-05, 
242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Jin, M.-S., Shin, S.-C., Kim, T.-K., Chi, S.-J. and 
Koh, G.-S., 2002, Geochemical mapping (1:250,000; 
Daejeon Shee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R-02(C)-02, 219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and Seo, H.-J., 1997, Geochemical mapping of 
Hyeonri, Bongpyeong, Yeongog and Doam sheets 
(1:50,000).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IGAM Research Report, KR-97(C)-14, 
114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Seo, H.-J. and Hwang, I.-H., 1998, Regional 
geochemical mapping of the Kangneung sheet 
(1:250,000).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Research Report, KR-98(C)-02, 147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Seo H.-J., Kim S.-Y., Kim T.-K. and Jin M.-S., 
1989, Computer program for processing of geochemical 
data.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Research 
Report, KR-89-(B)-24, 82 p (in Korean with English ab-
stract).

Lee, J.-S., Seo, H.-J., Shin, S.-C., Chi, S.-J. and Kim, S.-J., 
1995, Geochemical mapping of Anheung, Wonju and 
Eomjeong sheets (1:50,000).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R-95-(C)-3, 128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Seo, H.-J., Shin, S.-C., Chi, S.-J. and Kim, Y.-S., 
1997, Geochemical mapping of Hongcheon, Cheong-il, 
Naepyeong and Eoron sheets (1:50,000).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R-96-(C)-3, 139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S., Yun, H.-S., Jin, M.-S., Kim, S.-J. and Lee, C.-Y., 
1983, Geochemical Maps for Seobyeog Sheet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32 p. 

Lee, J.-Y. and Kim, Y.-S., 1974, Reconnaissance geo-
chemical prospecting in Goe-san area.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Geology and Ore Deposit, 
27 (in Korean).

Lee, J.-Y., On, J.-C. and Lee, W.-T., 1972, The detailed geo-
chemical survey in the Yucheon and Milyang area.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6-1 (in Korean).

Lee, P.-K., Kang, M.-J., Lee, W.-J., Park, S.-W., Youm, 
S.-J. et al., 2006, Assessment of heavy metal hazards 
in mineralization zones and natural attenuation tech-
nologies of heavy metal.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OAA2004030-2006(3), 276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P.-K., Shin, S.-C., Hong, Y.-K., Park, S.-W., Cheong, 
Y.-W., Youm, S.-J. et al., 2004, Assessment of heavy 
metal hazards in mineralization zones and natural at-
tenuation technologies of heavy metal.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M1-0324-00- 
0009-03-B31-00-030-00, 331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P.-K., Youm, S.-J., Park, S.-W., Han, J.-G., Hong, 
Y.-K. et al., 2005, Assessment of heavy metal hazards 
in mineralization zones and natural attenuation tech-
nologies of heavy metal.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OAA2004030-2005(2), 368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P.-K., Youm, S.-J., Shin, S.-C., Park, S.-W., Kang, 
M.-J. and Moon, S.-W., 2007, Geochemical Atlas of 
Korea: Series 9.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68 p (in Korean).

Lee, W.-T., 1974, Geochemical exploration in the Chun 
Yang sheet. Geol. Min.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Report of Geological and Mineral 
Exploration, 2-2 (in Korean).

Moon, K.-J. and Hong, Y.-K., 1990, Study on a detailed 
geochemical exploration in the Jangchangdong valley: 
near the Dongmyeong mine.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9-2A-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Moon, K.-J. and Hong, Y.-K., 1991, Geochemical explora-
tion in the Mireuk Island.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90-2A (in Korean with English ab-
stract).

Moon, K.-J., Hong, Y.-K. and Kim, S.-Y., 1989a, Geochemical 
exploration in potential sites around the Nahkcheon 
mine.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 
88-2A-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Moon, K.-J., Hong, Y.-K. and Kim, S.-Y., 1989b, Report 
on detailed geochemical prospecting for mineral re-
source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Dong Nam iron-mine 



국내 지구화학도 작성기술의 진화 589

of the Taebaeg mineralized bel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8-2A-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On, J.-C., Lee, W.-T. and Lee, J.-Y., 1972, Reconnaissance 
geochemical prospecting in Gyeongsan quadrangle.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loration, 6-1 (in Korean).

O’onnor, P. J., Reimann, C. and Kürzl, H., 1988, An appli-
cation of exploratory data analysis techniques to stream 
sediment surveys for gold and associated elements in 
County Donegal, Ireland. In: MacDonald, D.R. and 
Mills, K.A. (eds.) Prospecting in Areas of Glaciated 
Terrain 1988. The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and 
Metallurgy, 449-467.

Ottesen, R.T., Bogen, J., Bølviken, B. and Volden, T., 1989, 
Overbank sediment: a representative sample medium 
for regional geochemical mapping.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32, 257-277.

Park, E.-Y., Kim, Y.-S. and Cho, J.-S., 1971a, Geochemical 
exploration in the Hwanggang-ri sheet.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5-1 (in Korean).

Park, E.-Y., Kim, Y.-S. and Cho, J.-S., 1971b, Geochemical 
exploration in the Jangsung sheet.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5-1 (in 
Korean).

Park, J.-K., Kim, Y.-S. and Cho, J.-S., 1972, Geochemical 
exploration on Boksu and Kombawi-Gyo-ri area.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n Geophysical 
Exploration, 6-1 (in Korean).

Park, N.-Y., Hwang, D.-H., Seo, J.-R., Kim, S.-G., Choi, 
J.-H., Seong, N.-H., Kim, S.-Y., Jin, M.-S., Lee, J.-S., 
Kim, T.-K. and Kim, S.-J., 1980, Geology-ore deposits 
investigation and geophysical-gochemical exploration 
of Samdong molybdenum mine a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Bulletin, 1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S.-W., Choi, Y.-S., Youm, S.-J., Min, J.-S., Lee, J.-H., 
Hong, Y.-K., Lee, P.-K., Shin, S.-C., Kim, H.-S., Yeon, 
G.-H. and Lee, U.-J., 2005, Investigation of general 
situations of soil contamination in abandoned metal 
mines (Gyeonggi-do, Gangwon-do, Jeollanam-do and 
Jeollabuk-do). Ministry of Environment, Final Report, 
1967 p (in Korean).

Plant, J.A., Klaver, G., Locutura, J., Salminen, R., Vrana, 
K. and Fordyce, F.M., 1996, Forum of European 
Geological Surveys (FOREGS) Geochemistry Task 
Group 1994-1996 Report. Geological Survey Technical 
Report WP/95/14, Applied Geochemistry Series, 52 p.

Reedman, A.J., Fletcher, C.J.N., Evans, R.B., Workman, 
D.R., Yoon, K.-S., Yoo, H.-S., Jeong, S.-U. and Park, J.-N., 

1973, Geological, geophysical and geochemical inves-
tigations in the Hwanggangni area, Chungchongpukdo.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Report of 
Geological and Mineral Exploration, 1-2. 

Reimann, C., 2005, Sub-continental scale geochemical 
mapping: sampling, quality control and data analysis 
issues. Geochemistry: Exploration, Environment, 
Analysis, 5, 311-323.

Reimann, C., Äyräs, M., Chekushin, V., Bogatyrev, I., 
Boyd, R., de Caritat, P. et al., 1998, Environmental 
Geochemical Atlas of the Central Barents Region. 
NGU-GTK-CKE Special Publication. Geological 
Survey of Norway, Trondheim, Norway.

Reimann, C. and Filzmoser, P., 2000, Normal and log-
normal data distribution in geochemistry: death of a 
myth. Consequences for the statistical treatment of geo-
chemical and environmental data. Environmental 
Geology, 39/9, 1001-1014.

Reimann, C., Filzmoser, P. and Garrett, R.G., 2005, 
Background and threshold: critical comparison of 
methods of determination. 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46, 1-16.

Reimann, C. and Garrett, R.G., 2005, Geochemical back-
ground - concept and reality. 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50, 12-27.

Reimann, C., Kashulina, G., Caritat, P. de. and Niskavaara, 
H., 2001, Multi-element, multi-medium regional geo-
chemistry in the European Arctic: element concen-
tration, variation and correlation. Applied Geochemistry, 
16, 759-780.

Salminen, R., Batista, M.J., Bidovec, M. et al., 2005, 
Geochemical Atlas of Europe. Part 1 - Background 
Information, Methodology and Maps. Geological Survey 
of Finland, Espoo.

Salminen, R., Chekushin, V., Tenhola, M. et al., 2004, 
Geochemical Atlas of Eastern Barents Region. Elsevier, 
Amsterdam.

Salminen, R. and Tarvainen, T., 1997, The problem of de-
fining geochemical baselines. A case study of selected 
elements and geological materials in Finland.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60, 91-98.

Salminen, R., Tarvainen, T., Demetriades, A. et al., 1998, 
FOREGS Geochemical Mapping Field Manual. Guide, 
47. Geological Survey of Finland, Espoo.

Seo, H.-J., Cho, J.-S., Hong, N.-E. and Lee, J.-Y., 1970, 
Geochemical reconnaissance in the Hwanggang-ri 
sheet. Geological Survey of Korea, Report of Geophysical 
Exploration, 4-1 (in Korean).

Seo, H.-J., Kim, S.-J., Lee, J.-S., Kim, T.-K. and Choi, 
S.-H., 1994, Reconnaissance geochemical mapping on 
the Chukbyeon-Maewon sheets. Korea Institute of 



590 신성천․염승준․이평구․안주성․이진수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R-93-1A-2, 87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and Kim, T.-K., 1987, Reconnaissance geo-
chemical exploration in the Muju-Yongdong region.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6-2-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and Kim, T.-K., 1988, Reconnaissance geo-
chemical exploration in the Sulchon-Muju-Youngdong 
region.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7-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and Kim, T.-K., 1989, Reconnaissance geo-
chemical exploration in the Kongju-Cheongyang 
region.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8-2D-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and Lee, J.-S., 1993, Study on geochemical re-
connaissance map of the Jeongseon sheet.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R-92-1A-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Lee, J.-S. and Kim, T.-K., 1990, Reconnaissance 
geochemical exploration in the Yeongchun shee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9-2D-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Lee, J.-S. and Kim, T.-K., 1991, Reconnaissance 
geochemical exploration of the Yeongwol Shee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90-2E, 57-13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Lee, J.-S. and Kim, T.-K., 1992, Study on re-
gional geochemical map of the Pyeongchang sheet.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R-91-2E, 55-13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 H.-J., Shin, S.-C., Yun, H.-S. and Kim, T.-K., 1986, 
Geochemical exploration for uranium in the Chonju-Jinan 
area.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R-86-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hacklette, H.T. and Boerngen, J.G., 1984, Element con-
centrations in soils and other surficial materials of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US Geological Survey 
Professional Paper, 1270. US Geological Survey, 
Denver, USA.

Shacklette, H.T., Hamilton, J.C., Boerngen, J.G. and 
Bowles, J.M., 1971, Element composition of surficial 
materials of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US 
Geological Survey Professional Paper, 574-D.

Shin, S.-C., Hwang, S.-K.,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2001a, Geochemical Atlas of Gyeonggi 
Province,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1.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78 p (in Korean).

Shin, S.-C., Hwang, S.-K.,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2001b, Geochemical Atlas of Northern 
Chungcheong Province,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2.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82 p (in Korean).

Shin, S.-C., Hwang, S.-K.,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2001c, Geochemical Atlas of Southern 
Chungcheong Province,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3.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79 p (in Korean).

Shin, S.-C., Hwang, S.-K.,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2001d, Geochemical Atlas of Northern 
Jeolla Province,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4.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79 p (in Korean).

Shin, S.-C., Hwang, S.-K.,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2001e, Geochemical Atlas of Southern 
Jeolla Province,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5.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76 p (in Korean).

Shin, S.-C., Kim, M.-Y., Kim, T.-K. and Seo, H.-J., 1983a, 
Regional geochemical exploration for airborne ura-
nium anomaly in northern Jecheon.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82-Nuclear Fuel Resources-1-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hin, S.-C., Kim, M.-Y., Kim, T.-K. and Seo, H.-J., 1983b, 
Regional geochemical exploration for uranium near 
Dongjeom uranium occurrence.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82-Nuclear Fuel Resources-1-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hin, S.-C., Lee, P.-K., Jin, M.-S., Hong, Y.-K., Park, S.-W. 
et al., 2000a, National geochemical mapping for natural 
environment.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Research Report, N2-03-01-A-04, 272 p (in 
Korean).

Shin, S.-C., Lee, P.-K., Park, S.-W., Hong, Y.-K. et al., 
2000b, National geochemical mapping for natural 
environment. Appendix: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s 
of contamination in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Gyeonggi-do, Chungcheongnam-do, Chungcheongbuk-do, 
Jeollanam-do and Jeollabuk-do).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Research Report, 
N2-03-01-A-04, 339 p (in Korean).

Shin, S.-C., Lee, P.-K., Park, S.-W., Youm, S.-J., Jin, M.-S. 
et al., 2003, National baseline mapping for geochemical 
hazard assessmen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esearch Report, 00-J-ND-01-B-17, 
223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hin, S.-C.,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2007a, Geochemical Atlas of Gyeongsangnam-do,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6.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85 p (in Korean).

Shin, S.-C.,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국내 지구화학도 작성기술의 진화 591

2007b, Geochemical Atlas of Gyeongsangbuk-do,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7.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85 p (in Korean).

Shin, S.-C., Youm, S.-J., Lee, P.-K., Park, S.-W. et al., 
2007c, Geochemical Atlas of Gangwon-do, Korea: 
Geochemical Atlas of Korea (1:700,000), Series 8.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82 p (in Korean).

Smyth, D., 2007, Methods used in the Tellus Geochemical 
Mapping of Northern Ireland. British Geological 
Survey Open Report, OR/07/022, 90 p. 

Son, J.-D., Yun, H.-S., Kim, H.-R., Ko, M.-J., Cho, D.-H., 
Koo, J.-H. and Kim, S.-G., 1980, Geology, geochemical 
and geophysical exploration for the Cretaceous strata 
containing oily shale in Haenam and Mogpo area.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Bulletin, 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Tukey, J.W., 1977, Exploratory Data Analysis. Addison- 
Wesley, Reading, USA.

Um, S.-H., Choi, H.-I., Son, J.-D., Oh, J.-H., Kwak, Y.-H., 
Shin, S.-C.  and Yun, H.-S., 1983, Geological and 
geochemical studies on the Gyeongsang Supergroup in 
the Gyeongsang Basin.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IER Bulletin, 36, 124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Velleman, P.F. and Hoaglin, D.C., 1981, Applications, 
Basics and Computing of Exploratory Data Analysis. 
Duxbury Press, Boston, USA.

Xi, X., 2007, Multi-purpose mapping, a new trend for ap-
plied geochemistry in the 21st Century. Geophysical 
and Geochemical Exploration, 24, 7-15 (in Chinese).

Xie, X. and Cheng, H., 1997, The suitability of floodplain 
sediment as a global sampling medium: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58, 51-62.

Xie, X., Ren, T. and Mu, X., 1997, Geochemical mapping 
in China.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60, 
99-113.

Youm, S.-J., Ahn, J.-S., Cho, Y.-C., Lee, P.-K. et al., 2013, 
Regional geochemical mapping for rare element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P2013-009-2013(1), 201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um, S.-J., Kim, J.-G., Song, H.-C., Shin, S.-C., Ahn, 
J.-S. et al., 2010, Local geochemical mapping.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P2010-025-2010(1), 198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um, S.-J., Lee, J.-S., Shin, S.-C., Lee, P.-K. et al., 2011, 
Local geochemical mapping.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P2010-025-2011(2), 278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um, S.-J., Shin, S.-C., Choi, Y.-S., Lee, P.-K. et al., 2012, 
Local geochemical mapping.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P2010-025-2012(3), 
249 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un, S.-G. and Yun, H.-S., 1975, Detailed geochemical ex-
ploration in the east area of Mt. Yemi.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Report of Geological and 
Mineral Exploration, 3-1 (in Korean).

━━━━━━━━━━━━━━━━━━━━━━━━
투    고    일   :   2014년     9월    10일
심    사    일   :   2014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7일


	국내 지구화학도 작성기술의 진화
	요약
	ABSTRACT
	1. 서언
	2. 지구화학탐사의 변천
	3. 지구화학도의 기술 진화
	4. 토의와 제언
	5. 결언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