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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제4기 단층활동에 대한 지질학적, 고지진학적 연

구는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는 단층에 대한 상세한 

야외조사를 기반으로 지진성미끌림의 발생 위치 및 

시기, 재활주기, 지진규모의 평가 등을 목적으로 수

행된다(Yeats et al., 1997; McCalpin, 2009; Kim, 
Y.-S. et al., 2020). 최근 양산단층 및 울산단층 등 

한반도 동남부의 주요 단층대를 따라 제4기 미끌림

을 경험한 단층들이 다수 확인되었고(Kim, Y.-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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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여 제4기 단층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도 그 단층을 따라 지진성미끌림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대상 단층이 제4기 이전부터 활동해온 것이라면 거기에서 관

찰되는 지진성미끌림의 흔적은 제4기뿐 아니라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층에 남

겨진 제4기 지진성미끌림의 기록을 확인하고자 경주시 천군동지역의 제4기 단층의 손상대 및 단층핵을 이루는 

암석을 대상으로 물질분석 및 노두규모에서 미세규모까지의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손상대에서

는 분쇄화강암이, 단층핵의 여러 위치에서는 단층비지의 주입세맥이 지진성미끌림과 관련된 기록임을 확인하

였다. 이 중 동지진성 분쇄화작용으로 인한 분쇄화강암의 형성은 제4기 발생여부가 확실치 않은 반면, 단층비

지 주입세맥의 경우 제4기 퇴적물을 포함한 것과 제4기 퇴적층 내로 주입한 것 등이 관찰되므로 제4기 지진성

미끌림 발생을 분명하게 지시한다.

주요어: 제4기 단층, 지진성미끌림, 천군동, 주미끌림대, 단층비지 주입세맥

ABSTRACT: A Quaternary fault may have slipped seismically or aseismically. If a Quaternary fault of interest 
has slipped since before the Quaternary,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any seismic slip indicator identified from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Quaternary slip or not. In this study, we conducted structural observation and material 
analysis on the damage zone and core of a Quaternary fault, Cheongun-dong area, Gyeongju, to find seismic slip 
records and determine whether they have originated from the Quaternary seismic slip. We recognized two geological 
features that may be directly related to seismic fault slip: pulverized granite in the damage zone and gouge injection 
veins in the core. Concerning the former, its formation timing is uncertain. The latter, some of which include the 
Quaternary sediment grains and are injected into the Quaternary deposit, reliably indicates the occurrence of the 
Quaternary seismic slip on the fault. 

Key words: Quaternary fault, seismic slip, Cheongun-dong, principal slip zone, gouge injection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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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Kim, M.-C. et al., 2016; Cheon et al., 
2020a), 이들의 활동시기는 단층비지 및 단층에 의

해 변위된 퇴적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대측정법

(e.g., ESR, OSL, 14C)을 통해 제한되었다(Ree et al., 
2003; Lee et al., 2015; Kim and Lee, 2020). 여기

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제4기 단층 연구에서 확인

되는 단층미끌림이 모두 지진성미끌림인지, 그 단층

에 대한 연대측정으로 제한된 활동시기가 모두 지진

성미끌림의 발생시기를 의미하는지이다. 실제로, 지
구조적으로 활동 중인 단층 중 느리고 안정적이며 

지진을 동반하지 않는 미끌림(비지진성 미끌림 또

는 포행; aseismic slip or creep)을 보이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수 보고된다는 점(e.g., Harris, 2017)
을 고려할 때 제4기 단층 연구에 있어 이 문제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층대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 중 어떠한 것이 지진성미끌림을 지시하는가? 
지표 근처의 낮은 수직응력(가령, <1 MPa) 하에서 

퇴적물을 변위시키는 제4기 단층의 경우, 변위량이 

예외적으로 크거나 미끌림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고

서는 암석의 용융점에 도달할 만한 온도상승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Han et al., 2014) 그러한 단층을 

따라 슈도타킬라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주입세맥(injection vein), 즉 물을 

포함하고 낮은 투수율을 갖는 단층암 내에서 마찰가

열에 의한 일시적이고 급격한 온도상승과 그에 따른 

과도한 유체압 증가에 의해 단층암 물질이 주변으로 

주입되어 만들어지는 세맥(Lin, 2011; Rowe and 
Griffith, 2015)과 같은 구조가 제4기 단층에서 기대

되는 지진성미끌림 지시자이다(e.g., Han et al., 2020).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연구된 바는 없

으나(Park et al., 2020), 분쇄암(pulverized rock; Brune, 
2001; Dor et al., 2006)도 지진성 단층운동을 지시

할 수 있다. 분쇄암은 분쇄화작용(pulverization), 즉 

지진성 단층파열과 관련하여 주로 결정질 암석(화
성암 또는 변성암) 내부에 다수의 확장 미소단열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입자크기가 감소하는 프로세스

에 의해 ‘응집력이 없이 마치 가루처럼 쉽게 부스러

지는 상태를 갖게 된 암석’을 말하며, 전단미끌림의 

도움 없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층비지

와 성인적으로 다르다(Brune, 2001; Dor et al., 2006). 
분쇄암은 대규모 활성단층(e.g., 미국의 San Andreas 

fault, 일본의 Arima-Takatsuki 구조선 등)에서 보고

되었는데 단층핵이 아니라 그 주변의 손상대에서 비

대칭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itchell et 
al., 2011; Rempe et al., 2013). 분쇄암은 수많은 확

장 미소단열의 발달이 특징적인 반면 전단변형의 영

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암석의 일차적인 조직을 잘 

유지한다(Dor et al., 2006; Mitchell et al., 2011; 
Fondriest et al., 2015; Sullivan and Peterson, 2017). 
분쇄화작용은 지진성 단층파열(seismic fault rupture)
시 파열 전면부(rupture fronts)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높은 응력변형률(strain rate)의 변형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며(Doan and Gary, 2009; Yuan et al., 
2011; Rowe and Griffith, 2015; Aben et al., 2016), 
단층을 경계로 접하는 두 암체의 강성률(stiffness) 및 
그에 따른 탄성파 속도(seismic velocity) 차이 등이 

비대칭적인 분쇄암 분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

다(Mitchell et al., 2011).
아울러, 단층 미끌림이 극도로 국지화된 영역인 주

미끌림대(principal slip zone; PSZ)의 경우 지진성

미끌림을 모의하는 고속전단시험 뿐 아니라 고착-미
끌림(stick-slip)을 보이는 저속전단시험에서도 잘 나

타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Boutareaud et al., 2008; 
Brantut et al., 2008; Yao et al., 2013; Aretusini et al., 
2019; Han et al., 2020). 이 구조의 경우 그것을 구성

하는 물질의 강성(stiffness)이 주변암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만 지진성미끌림을 보이므로 지진성미끌림의 
‘잠재적’ 발생 가능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Ikari, 2015).

한편, 하나의 제4기 단층에서도 위치별로 접촉하는 
암체(또는 퇴적물)가 달라짐에 따라(e.g., Heynekamp 
et al., 1999) 각 위치에서 관찰되는 구조, 그 구조의 

형성시기, 변형특성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e.g., Park 
et al., 2020). 이 경우 제4기 단층의 여러 위치에서 

지진성미끌림의 흔적이 관찰된다 해도 그것들이 모

두 제4기 미끌림과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하나의 노두에서 제4기 단층 상의 위치

별로 구조와 물질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

하고 거기에 기록된 제4기 지진성미끌림의 흔적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

주 천군동지역의 제4기 단층을 대상으로 노두규모 

구조관찰에서부터 암판규모(rock-slab scale) 단층

암 구조관찰을 거쳐 미세규모 물질분석 및 구조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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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 단층의 손상대

와 단층핵의 여러 위치에서 관찰되는 주요 구조들과 

물질적 특성을 보고하고, 이들 중 어떠한 특징들이 

제4기 지진성미끌림을 지시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2.천군동지역�제4기�단층

연구지역은 과거로부터 울산단층의 곡부로 알려

진 곳의 인근에 위치한다(그림 1a, 1b). 여기에는 백

악기 퇴적암인 흑색셰일과 이들을 관입한 백악기 흑

운모화강암, 각섬석화강암, 우흑질(melanocratic) 각
섬석섬록암이 나타나며, 이들은 제4기 사력질 퇴적

물에 의해 부정합적으로 피복되어 있다(그림 1c). 연
구대상 단층이 위치한 지점은 경주시 천군동 택지조

성 부지에서 행정안전부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

사 및 평가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2018년에 수

행된 굴착조사 시 제4기 단층운동이 확인된 네 곳 

중 하나로, Kang (2019)에 의해 천군동2지점(N 35° 
49′ 05.1″, E 129° 17′ 10.5″)으로 기재된 것이다(그
림 1c). 앞으로 본문에서 간략히 주단층으로 언급되

는 것은 바로 이 단층을 의미한다. 다만, 천군동2지
점에서 관찰만으로는 불확실한 점이 있어 동일한 단

층의 자취에 위치하는 천군동1지점의 일부 영역를 

추가적으로 관찰하였다. 
천군동지역의 네 굴착지점(trench 1-4; 그림 1c)

에서 확인된 제4기 단층들은 하반에서 제4기 퇴적층, 

상반에서는 기반암을 보이는 것들이다(Kang, 2019). 
천군동3지점의 제4기 퇴적층에 대한 OSL 및 14C 연
대측정을 통해 추정한 최후기 단층운동시기는 <106±8 
ka이다(Jeong et al., 2018).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천군동1-4지점의 단층면의 자세는 N12°-20°E/70°- 
80°SE, 단층조선의 선주각(rake)은 7°-26°N으로, 역
이동성 성분보다 우수향 주향이동 성분이 우세한 사

교이동단층을 지시하는데, 이는 대자율이방성에 기

반한 운동학적 분석결과와 잘 부합한다(Kang, 2019). 
천군동2지점의 기반암은 다수의 고철질암맥(mafic 

dyke)을 포함하는 각섬석화강암이며 단층을 경계로 

기반암이 제4기 퇴적층 위에 놓인다(그림 2a, 2b). 
본 연구에서 측정된 단층(주단층)의 자세는 N17°- 
22°E/84°-87°SE, 단층면의 한 지점에서 관찰된 단

층조선의 선주각은 55°N이다(그림 2a). 이는 기존 

연구결과(Kang, 2019)와 비교할 때 단층면 자세는 

유사하나 선주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하나의 단층에서도 위치별로 조선의 자세가 다르거

나, 휘어진 조선, 복수의 조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e.g., Otsuki et al., 1997), 단층의 특

정 지점에서의 국지적인 자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연구지점에서 확인되는 운동감각은 우수향

-역단층성 사교이동이며, 단층의 겉보기 변위는 대

략 2 m이다(그림 2a).
현장에서 관찰되는 화강암은 단열화강암(fractured 

granite)과 분쇄화강암(pulverized granite)으로 구

Fig. 1. (a) Locations of Quaternary faults (solid yellow circles) along the Yangsan and Ulsan faults in SE Korea 
(modified from Kim, C.-M. et al., 2020). (b)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a), where our study area is located. 
(c)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Tateiwa, 1924). Fieldwork in this study was mainly conducted 
on the fault exposed at the Cheongun-dong trench site 2 (N35° 49' 05.1" E129° 1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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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그림 2b). 백색 내지 옅은 분홍색의 단열화

강암은 응집력을 가지고 있고 망치로 타격 시 단열

을 따라 갈라진다(그림 2c). 반면에 분쇄화강암은 

대체로 옅은 분홍색을 띠나 일부 적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포함하며, 그 내부에 단열보다는 다수의 변

형띠(deformation band)가 나타나고(그림 2d) 응집

력이 미약하여 손으로도 쉽게 부스러진다. 단층 하

반의 화강암은 관찰가능영역 전체에서 분쇄화강암

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반의 화강암은 단층에서부터 

약 1 m 이내에서는 분쇄화강암으로 나타나다가 하

나의 부차단층(세 개의 부차단층 S1-S3 중 S2를 의

미)을 경계로 점진적으로 단열화강암의 모습을 보

인다(그림 2b). 분쇄화강암 내 변형띠는 주변 물질

에 비해 더 밝은 색을 띠며, 그것의 밀도(출현빈도)

Fig. 2. (a) Overview photo of the study site (Cheongun-dong trench 2). There is a main fault in the center (red line). 
The attitudes of the fault surface (S) and the rake of striation (L) on it are N17-22°E/84-87°SE and 55N, respectively. 
(b) Schematic illustration of (a). DB, deformation band; S1-S3, subsidiary faults. (c) Fractured granite and mafic 
dike in the hanging wall. The former is cohesive, although it looks highly fractured. (d) Pulverized granite, which 
is densely fractured and easily disaggregated into fine particles by hand (incohesive). Note the occurrence of deforma-
tion bands (DBs, black arrows) in the rock. (e) Fault gouge (black arrows) in S1, located at 3 m from the main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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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반보다는 하반에서, 그리고 단층과 가까울수록 

더 높다(그림 2b). 대표적인 변형띠의 자세는 저각인 
것은 N36°E/46°SE, 고각인 것은 N54°E/83°SE이다

(그림 2d; 검정 화살표). 화강암을 관입한 고철질암

맥은 노두의 여러 위치에서 나타나는데 단층의 일부

에서 제4기 퇴적층과 직접 접촉하기도 한다(그림 2b). 
이 고철질암맥은 황색 또는 녹색을 띠며, 손으로도 

쉽게 부스러질 만큼 풍화 정도가 심하다(그림 2c). 
주단층 주변으로 나타나는 세 개의 부차단층 중(그
림 2b; S1-S3), 부차단층1(S1)과 부차단층2(S2)의 자

세는 각각 N18°E/84°SE와 N25°E/80°SE로, 주단층

의 자세와 유사하나, 부차단층3(S3)의 자세는 N65°W/ 
40°NE로 주단층과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2b). S1에
서는 약 0.5 cm 폭의 백색 단층비지가 나타나며(그림 
2e), S2와 S3에서는 단층비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단층을 따라 하부에서 상부로 가

며 서로 다른 네 위치, 즉 분쇄화강암 내부에 단층이 

발달하는 곳(1번 위치), 분쇄화강암과 제4기 퇴적층

이 접하는 곳(2번 위치), 그리고 고철질암맥과 제4
기 퇴적층이 접하는 두 곳(3-1번, 3-2번 위치)에서 

단층의 구조 및 물질에 대해 조사하였다(그림 3a). 1
번 위치에서는 약 0.5 cm 폭의 갈색 단층비지와 함

께 모암인 분쇄화강암이 심하게 파쇄되어 만들어진 

단층암이 나타나며(그림 3b), 거기서 단층조선이 확

인되었다. 2번 위치에서는 약 0.5 cm 폭의 갈색 단

층비지가 나타나며, 그 물질이 상반(분쇄화강암)쪽
으로 주입된 모습이 확인되었다(그림 3c). 하반의 

제4기 퇴적층에서는 파쇄변형의 흔적은 인지되지 

않았다(그림 3c). 3-1번 위치에서는 제4기 퇴적층과 

고철질암맥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단

층비지 또한 잘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3d). 3-2번 위

치에서는 그 경계가 잘 인지되며, 약 0.5 cm 폭의 단

층비지와 그것이 상반(고철질암맥)쪽으로 주입된 구

조가 관찰되었다(그림 3e). 3-2번 위치의 경우 천군

동2지점과 단지 수 m 떨어진 천군동1지점(그림 1c)
의 일부 영역으로, 천군동2지점의 3-1번 위치에 대

응되는 곳이다. 

3.구조�및�물질분석�방법

노두규모 관찰 후 모암에서는 비정향 벌크시료

를, 단층의 네 위치에서는 정향된 단층암 벌크시료

를 획득하였다. 실내에서 하루 이상 실온 건조 후 벌

크시료의 겉면은 저점도 에폭시를 이용하여 보강하

였다. 이후, 단층암 구조 관찰용 시료는 단층면에 수

직하고 단층조선에 나란하게 절단하였고 단층비지 

주입구조 관찰용 시료는 노두면의 자세대로 절단하

였다. 절단된 시료는 다시 실온에서 하루 이상 건조

한 후 저점도 에폭시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보강하였

다. 암판(rock-slab) 및 박편 제작을 위한 연마과정

에서는 수분에 의한 시료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연마제를 섞은 방전가공유를 이용하였다. 스캐

닝을 통해 암판 및 박편시료의 고해상도(1200 dpi) 
이미지를 얻어내고 이를 구조분석에 이용하였다.

암석 조직 및 변형 미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

은 광학현미경(Olympus BX53)을 통해 실시하였으

며, 보다 작은 규모의 상세 관찰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Oxford X-Max 
50)가 장착된 전계방사 전자현미분석기(field emis-
sion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FE-EPMA; JEOL 
JXA-8530F 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가

속전압 15 kV, 빔 전류 10 nA이다. 암판규모에서 분

대한 단층암 세부영역의 광물조성은 분말시료의 X
선 회절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말시료는 암판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마이크로드릴(micro-drill; FBS 
240/E, Proxxon)로 긁어낸 물질을 아게이트에서 10
분동안 분쇄함으로써 준비하였다(Kim, C.-M. et al., 
2017). 제4기 퇴적물의 분말시료의 경우, 퇴적물 내 

역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체를 이용하여 얻

어낸 125 μm 미만의 물질로부터 준비하였다. 분말

시료는 이후 약 24시간동안 50°C의 오븐에서 건조

시켰다. 분석은 경상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X선 
회절분석기(XRD; Bruker D8 Advance A25)를 사

용하였으며, 40 kV, 40 mA, 70° (2θ) 구간, 주사간

격 0.02°, 스텝당 주사시간 0.2 s, 니켈필터를 이용한 

구리 파장의 X선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회절실험결

과의 정성분석에는 Bruker AXS Diffrac Eva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4.단층손상대�암석

4.1암판규모�구조�및�광물조성
단열화강암(FRG)에는 다수의 암판규모(~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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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의 암판크기 정도의 중규모) 단열이 발달하는

데 그 대부분은 전단 변위가 미약하거나 없는 확장

단열이다(그림 4a). 한편, 분쇄화강암(PG)에서는 그

러한 단열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다수의 변형띠가 

발달한다(그림 4b). 변형띠 내부는 그 외부에 비해 

밝게 보이고 낮은 경사각의 변형띠와 높은 경사각의 

변형띠가 서로 교차하며, 일부 변형띠의 경계부를 따

라서는 붉게 착색된 모습이 관찰된다(그림 4b). 고
철질암맥(MD)은 세립질 입자들로 구성되고 다수의 

단열이 발달하며 단열 내부는 붉은색 또는 검은 물

질이 채우고 있다(그림 4c). 부차단층1(S1)은 약 3-4 
cm 폭의 단층핵을 가지는데, 이는 약 0.5 cm 폭의 

Fig. 3. (a) Photograph of the main fault (solid red line). The boxed areas display the sampling locations for material 
analysis and structural observation. (b) Close-up view of Location 1. The red arrows indicate the fault gouge. The 
inset shows part of the gouge, which feels sticky. (c) At Location 2, an injection of the fault gouge into the hanging 
wall (pulverized granite) is observed. (d) At Location 3-1, the Quaternary deposit has the fault contact with the mafic 
dike. Any fault gouge is hardly found here. (e) At Location 3-2, which is situated in Trench 1 next to Trench 2, the 
main fault in Trench 2 is continued (see Fig. 1c for the location). An injection of the fault gouge (red dashed line) 
into the hanging wall (mafic dike) is observed along the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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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점토질 단층비지와 그 주변의 단층각력암으로 

구성된다(그림 4d). 단층핵 주변으로는 PG가 나타

난다(그림 4d).
FRG와 PG는 대부분 석영, 장석 그리고 소량의 

스멕타이트로 구성되며, 광물조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4e). S1의 단층각력암(S1-B)은 

모암에 비해 스멕타이트 피크가 다소 높고, 점토질 

단층비지(S1-G)의 경우 모암에 비해 스멕타이트 피

크가 크게 높다(그림 4e). MD는 대부분 사장석과 

스멕타이트로 구성되며 석영의 결핍이 특징적이다

(그림 4e).

4.2미구조
FRG는 1-2 mm 크기의 석영과 장석 입자들로 구

성되며, 다양한 길이의 입자간단열(intergranular frac-

tures)을 보인다(그림 5a). PG 또한 주로 약 1-2 mm 
크기의 석영과 장석 입자들로 구성되나, 입자 내부

에 많은 미소단열(microfracture)이 발달하여 하나

의 큰 입자가 약 100-200 μm 크기의 다수의 작은 입

자들로 분리되어 있다(그림 5b). 위치에 따라 미소

단열밀도는 매우 불균질하여 수십 μm 미만의 크기

의 입자들로 파쇄된 경우도 관찰된다(그림 5b). PG
는 화강암의 일차적인 암석조직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고, 미소단열들은 대부분 열린 상태로 나타나며 

장석의 벽개를 따라 발달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

세한 발달 방향을 보이지는 않는다(그림 5b). PG 내
에서 변형띠는 대체로 약 0.5-1 mm 폭으로 나타나

며, 구성물질 중 암편은 최대 0.3 mm 크기이고 기질

부는 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입자들로 구성된다(그
림 5c, 적색 점선 안쪽). 변형띠 주변의 일부 미소단

Fig. 4. Rock slab images and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rocks in the damage zone. (a) Mesoscopic 
fractures (black arrows) in the fractured granite (FRG). (b) About 0.3 cm thick deformation bands (black arrows) 
in the pulverized granite (PG). (c) Fine-grained mafic dike (MD). (d) About 0.5 cm thick clay-rich gouge (S1-G) 
and 3-4 cm thick micro-breccia (S1-B) in S1. (e)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rocks (FRG, PG, and 
MD) in the damage zone and the fault rocks (S1-G and S1-B). The sampling locations of S1-G and S1-B are indicated 
by the solid red circles 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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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들은 판상광물 또는 불투명광물로 채워져 있다

(그림 5c). 
MD는 장축이 약 0.1-0.3 mm인 주상의 사장석 

입자, 점토광물 및 불투명광물로 구성된다(그림 5d). 
S1의 단층각력암은 육안으로는 암편이 잘 관찰되지 

않는 미소각력암(micro-breccia)이며(그림 4d), 그 

내부는 최대 1 mm 크기의 암편과 미세 파쇄입자들

로 구성된다(그림 5e). S1의 단층비지는 주변의 미

소각력암에 비해 암편의 양이 적고 크기는 작으며 

기질부는 주로 강한 정향배열을 보이는 점토광물로 

이루어져있다(그림 5f). S1의 각력암과 단층비지의 

경계에서는 점토광물의 강한 정향배열을 보이는 주

Fig. 5. Photomicrographs of the rocks in the damage zone. (a) Fractured granite (FRG), where a few mesoscopic 
fractures are observed. (b) Pulverized granite (PG) preserving primary granitic texture despite extensive 
microfracturing. (c) Deformation band in the PG. It is ~1 mm thick and contains much smaller grains than the PG. 
(d) Mafic dyke (MD). (e) Micro-breccia in S1. (f) The boundary area between the micro-breccia and clay-rich gouge 
of S1, where a ~300 μm thick PSZ occurs (gypsum plate inserted). XPL, crossed-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
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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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끌림대(principal slip zone; PSZ)가 나타난다(그
림 5f). 그것은 약 100-300 μm 폭의 구조로서, 주변 

물질에 비해 암편의 함량이 매우 적고 대부분 점토

광물로 채워져 있다(그림 5f).

5.단층암

5.1암판규모�구조�및�광물조성
단층의 서로 다른 네 곳에서 단층암 구조 관찰용 

시료 3개(1번, 2번 및 3-1번 위치; 그림 6a, 6c, 6e)와 

단층비지 주입구조 관찰용 시료 2개(2번 및 3-2번 

위치; 그림 6g, 6h)등 총 5개의 암판을 제작하여 분

석하였다.

5.1.1 1번 위치

1번 위치의 단층암은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며 하

반 단층각력암(footwall fault breccia; FFB), 화강암

질 렌즈(granitic lens; GL), 단층비지(fault gouge; 
FG), 로몬타이트가 풍부한 단층비지(laumontite-rich 
gouge; LRG), 상반 단층각력암(hanging wall fault 
breccia; HFB) 등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6a). FFB는 대략 5 cm 폭으로 나타나는데 모암과의 

경계는 명확하기보다는 점이적이다. 이것의 암편들

은 수 cm 크기여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분홍

색 내지 갈색을 띠는 기질물질에 의해 둘러싸여 있

다(그림 6a). GL은 암판에서 약 2 cm 폭의 영역이며 

보라색, 백색 및 갈색의 점토질 기질물질 및 0.5 cm 
이하 크기의 암편들로 구성된다(그림 6a). FG는 갈

색의 점토질 물질이며 약 0.5 cm 폭으로 나타난다. 
주변 물질보다 암편의 함량이 훨씬 적으며 P-전단 

방향의 엽리를 보인다(그림 6a). LRG는 짙은 갈색

을 띠며 약 2-3 cm 폭으로 나타난다. 이 영역은 육안

으로 식별 불가능한 세립질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

고, FG와 인접한 곳에서 더 밝은 색을 띤다(그림 6a). 
HFB는 짙은 갈색의 물질로, 약 1 cm 폭으로 나타난

다(그림 6a). 그것은 인접하는 PG에 비해 입자크기

가 작고 분쇄암조직을 보이지 않는다.
1번 위치에서 분대된 단층암들을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FFB, GL, FG 및 HFB는 

주로 석영, 장석 및 스멕타이트로 구성되며, 그 중 

FFB와 HFB는 소량의 로몬타이트를 포함한다(그림 

6b). FG는 스멕타이트 피크가 가장 높고 석영과 장

석 피크는 낮다. LRG는 로몬타이트 피크가 높고 주

변 단층암에 비해 스멕타이트 피크가 낮으며 석영과 

장석의 결핍이 특징적이다(그림 6b). 

5.1.2 2번 위치

2번 위치 단층암 암판에서 서편에는 제4기 퇴적

물(Quaternary sediments; QS)이 존재하는데, FG
에 바로 인접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조 및 

물질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QS 중 FG로부터 1 
cm 이내의 영역을 QS★로 따로 구분하였다. FG의 

동편으로는 LRG와 또 다른 단층비지(FG2)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6c).
QS는 수 cm 크기의 역들을 다량 포함하며 기질

부는 적갈색의 사력질 퇴적물로 구성된다. QS와 

QS★ 모두에서 뚜렷한 변형구조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6c). FG는 갈색을 띠는 점토질 물질이며 약 

0.5-1 cm 폭으로 나타난다. FG 내부에서는 주변의 

암석에 비해 암편의 함량이 적고, P-전단 방향의 엽

리가 약하게 발달한다(그림 6c). LRG는 약 4-5 cm 
폭으로 나타나며, 1 cm 이하 크기의 암편들과 세립

질 기질부로 구성된다. 이 영역은 노란색과 짙은 갈

색 물질이 불규칙적으로 교호하는데, FG에 인접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FG2에 인접한 부분은 짙은 갈색

으로 나타난다(그림 6c). FG2는 약 1 cm 폭의 백색

에 가까운 밝은 색의 점토질 물질이다(그림 6c).
2번 위치의 영역별 X선 회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QS 및 QS★의 기질부는 석영, 장석 및 스멕타

이트로 주로 구성되며, QS보다 QS★에서 장석 피크

가 낮고 스멕타이트 피크는 더 높다. FG 또한 석영, 
장석 및 스멕타이트로 구성되며, 2번 위치 물질 중 

스멕타이트 피크가 가장 높다. LRG는 로몬타이트

와 스멕타이트로 구성되고 석영과 장석은 결핍되어 

있다. FG2는 석영, 장석, 스멕타이트 및 로몬타이트

를 모두 포함한다(그림 6d). 

5.1.3 3-1번 위치

3-1번 위치의 QS에서도 FG에 바로 인접한 영역

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조 및 물질적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2번 위치에서처럼 FG로부터 1 cm 이내

의 영역을 QS★로 따로 구분하였다. FG의 동편으로

는 변형된 고철질암맥(deformed mafic dike; DMD)
과 그렇지 않은 고철질암맥(MD)이 나타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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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c), (e) Slab images of the fault rocks and their neighbors at Locations 1 to 3. (b), (d), (f)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rocks shown in (a), (c), and (e). The sampling locations for the XRD analyses are indicated 
by the solid red circles. (g), (h) Slab images showing fault gouge injections at Locations 2 and 3-2, respectively. 
FFB, footwall fault breccia; GL, granitic lens; FG, fault gouge; LRG, laumontite-rich gouge; HFB, hanging wall 
fault breccia; PG, pulverized granite; QS, Quaternary sediments; QS★, Quaternary sediments about 1 cm away from 
the fault; DMD, deformed mafic dike; MD, mafic dike. 



경주 천군동지역 단층에 기록된 제4기 지진성미끌림 293

6e).
이 위치의 QS에는 수 cm 크기의 역들이 다량 포

함되어 있고, 기질부는 적갈색의 사력질 퇴적물로 

구성되며, 백색으로 보이는 물질이 단층과 나란한 

자세로 나타난다(그림 6e). FG에 인접한 QS★에서

는 QS에 비해 역의 함량은 적고 역의 크기도 작다

(그림 6e). 3-1번 위치의 FG는 적갈색을 띠며 약 0.5 
cm 폭으로 나타난다. 1, 2번 위치의 FG에 비해 암편

의 함량은 더 높으며 P-전단 방향의 엽리는 관찰되

지 않는다(그림 6e). DMD는 변형되어 MD의 조직

을 잃어버린 상태의 물질로서, 약 3 cm 폭으로 나타

나며, 녹색을 띠는 1-2 cm 크기의 암편들과 그 사이

를 채우는 갈색 점토질 물질로 구성된다(그림 6e).
3-1번 위치의 영역별 X선 회절분석 결과, QS 및 

QS★의 기질부 그리고 FG는 주로 석영, 장석 및 스

멕타이트로 구성되며, QS에서 FG로 갈수록 스멕타

이트 피크가 더 높아진다. DMD는 주로 스멕타이트

와 장석으로 구성되며, 전체 분석영역 중 스멕타이

트 피크가 가장 높고 석영이 결핍된 것이 특징적이

다(그림 6f).

5.1.4 2번 및 3-2번 위치 단층비지 주입구조

노두에서 주입구조가 확인된 두 위치(2번 위치 

및 3-2번 위치)에서 각각 하나씩 암판을 제작하여 

관찰하였다. 2번 위치의 암판에서는 백색의 단층비

지가 하부에서는 약 2 cm 이상의 폭으로, 그보다 상

부에서는 약 0.5 cm 폭으로 상반(PG)쪽으로 주입되

어 있다. 주입된 단층비지는 암편의 함량이 매우 적

으며 대부분 점토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6g). 
3-2번 위치에서는 회색을 띠는 단층비지가 상반(DMD 
및 MD)쪽으로 주입되어 있는데, 그 폭은 약 1 cm 
내외이고 그 내부에 녹색의 MD 암편과 검은색의 

QS 암편 등을 포함한다(그림 6h; 흰색 화살표).

5.2미구조
5.2.1 1번 위치

FFB는 PG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수 mm 크기

의 암편 및 1 mm 이하 크기의 파쇄된 석영과 장석 

입자들로 구성된다(그림 7a). HFB는 최대 1 mm 크
기의 암편들과 기질부의 파쇄입자 및 점토광물로 구

성된다(그림 7b). FFB에서는 점토광물의 정향배열

이 잘 관찰되지 않는 반면, HFB에서는 정향배열이 

강하게 나타나며, HFB는 FFB에 비해 암편의 양이 

적고, 크기도 더 작다(그림 7a, 7b). FG와 그 주변의 

GL, LRG를 포함하는 박편에서, GL과 FG의 경계

는 완만한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며, FG와 LRG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더 날카롭고 직선적으로 나타난

다(그림 7c). LRG는 약 1 cm 크기의 로몬타이트 조

성의 암편을 포함하기도 하나(그림 7c; 노란색 점

선) 대부분은 수 μm 에서 수백 μm 크기의 로몬타이

트 파쇄입자들과 그 주변의 스멕타이트로 구성된다

(그림 7d). GL은 최대 1 mm 크기의 석영과 장석 암

편을 포함하며(그림 7c), 기질부는 파쇄입자와 점토

광물로 구성된다(그림 7e). 기질부의 점토광물들은 

미약한 정향배열을 보인다. FG는 대부분 점토광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십 μm 크기의 암편을 소량 포

함한다(그림 7c). 기질부의 점토광물들은 강한 정향

배열을 보이고, LRG와의 경계를 따라 점토광물의 

정향배열이 가장 두드러진 주미끌림대(PSZ)가 나

타난다(그림 7f). FG 내부에는 P-전단 방향의 엽리

가 발달하고 이것의 자세는 PSZ쪽으로 갈수록 거기

에 나란하게 변화한다. PSZ는 위치별로 다소 차이

가 있으나 대략 300 μm 미만의 폭을 가지며(그림 

7g), 약 10 μm 이하 크기의 석영과 장석 암편, 그리

고 1 μm 이하 크기의 스멕타이트 입자들로 구성된

다(그림 7h). 그 내부에는 Y-전단 방향의 엽리가 강

하게 발달한다(그림 7g, 7h).

5.2.2 2번 위치

2번 위치 암판의 가장 동편에 나타나는 FG2(그림 

6c)는 주로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100-200 μm 
크기의 석영과 장석 암편을 포함한다(그림 8a). FG2
의 점토광물들은 국부적으로 정향배열을 보인다. FG
와 QS★, LRG를 포함하는 박편에서, QS★와 FG의 

경계는 굴곡져 있으며, FG 물질이 QS★쪽으로 주입

된 형태가 관찰되는 반면, FG와 LRG의 경계는 직

선적이고 날카롭게 나타난다(그림 8b). LRG는 광

학현미경 하에서는 암편의 함량이 매우 적은 단층비

지처럼 보이나(그림 8b), 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다

량의 수백 μm 크기의 로몬타이트 암편과 스멕타이

트로 이루어진 기질부가 확인된다(그림 8c). QS★는 

규장질암, 이질암, 산화물, 운모 및 점토광물 등의 

입자로 구성된 사력질 퇴적물이며, 이 영역에서는 

점토광물의 정향배열 또는 파쇄와 같은 변형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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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그림 8d). QS★ 쪽으로 

주입되어 보이는 부분의 FG 물질은 주변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암편을 포함하고 있으며(그림 8b), 기질

부의 점토광물들은 U자 형태로 정향배열하고 있다

(그림 8e). FG는 주로 점토광물로 구성되며 최대 1 

mm 크기의 암편을 포함한다(그림 8f). FG의 점토

광물들은 전체적으로 정향배열을 보인다(그림 8f). 
FG 내부에 발달한 P-전단 방향의 엽리는 FG와 

LRG의 경계로 갈수록 Y-전단 방향으로 자세가 변

화한다(그림 8g). 여기서 Y-전단 방향의 엽리를 보

Fig. 7. Microstructures of the fault rocks at Location 1. (a), (b) Photomicrographs of the footwall fault breccia (FFB) 
and hanging wall fault breccia (HFB), respectively. (c) Scanned thin-sec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Fig. 6a. 
The boundary between the fault gouge (FG) and laumontite-rich gouge (LRG) is more straight and planar than that 
between the FG and granitic lens (GL). (d), (e) Back-scattered electron (BSE) image and photomicrograph showing 
the LRG and GL, respectively. (f) Photomicrograph of the boundary between the FG and LRG. Here, a PSZ is charac-
terized by strongly aligned clay minerals (gypsum plate inserted). (g) BSE image of the boxed area in (f). P-foliation 
is dominant in the FG, while the PSZ, indicated by the double-headed red arrows, shows a strong foliation parallel 
to the Y-shear direction. (h)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g). The PSZ is mainly composed of submicron-sized 
smectite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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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역을 PSZ로 정의하였다(그림 8g). 이를 기준

으로 보면 PSZ 폭은 대략 500 μm 정도이다(그림 

8g). PSZ는 10 μm 이하 크기의 석영과 장석 암편, 
그리고 1 μm 이하 크기의 스멕타이트 입자들로 구

성된다(그림 8h).

5.2.3 3-1번 위치

3-1번 위치에서 FG와 5 cm 이상 떨어진 영역의 

QS는 규장질암, 이질암, 산화물, 운모 및 점토광물 

등의 입자로 구성되며 점토광물의 정향배열 또는 파

쇄와 같은 변형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9a). 

Fig. 8. Microstructures of the fault rocks at Location 2. (a) Photomicrograph of the fault gouge 2 (FG2). (b) Scanned 
thin-sec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Fig. 6c. Here, the fault gouge (FG) is injected into the QS★. (c) BSE image 
of the laumontite-rich gouge (LRG). (e) Photomicrograph of an area of the FG showing gouge injection (gypsum 
plate inserted). (f) Photomicrograph of the boundary between the FG and LRG (gypsum plate inserted). (g) BSE 
image of the boxed area in (f). A ~500 μm thick PSZ is developed, showing a strong foliation parallel to the Y-shear 
direction (double-headed red arrows). (h)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g). The PSZ mainly consists of sub-
micron-sized smectite grains, which show a preferred orientation. QS★, Quaternary sediments about 1 cm away 
from the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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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QS★ 및 DMD를 포함하는 박편에서, FG와 QS
★ 그리고 FG와 DMD의 경계는 명확히 인지되며 완

만한 물결 모양으로 나타난다(그림 9b). QS★는 QS
에 비해 입자크기가 작고 기질부의 점토광물이 약한 

정향배열을 보인다(그림 9a, 9c). QS★ 중 FG와 바

로 접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입자크기가 더 작고 점

토광물의 정향배열이 강하다(그림 9c). DMD 는 암

편의 함량이 매우 적고 대부분 점토질 물질로 구성

Fig. 9. Microstructures of the fault rocks at Location 3-1. (a) Photomicrograph of the Quaternary sediment (QS) 
about 5 cm away from the fault. (b) Scanned thin-sec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Fig. 6e. (c) The boundary between 
the QS★ and fault gouge (FG). The QS★ consists of smaller grains than the QS and shows a preferred orientation 
of clay minerals (gypsum plate inserted). (d) Photomicrograph of the deformed mafic dike (DMD). (e) BSE image 
of the boxed area in (d). The DMD mainly consists of smectite. Some fractures in the DMD are filled with much 
smaller smectite grains than in the DMD. (f) Photomicrograph of the boundary between the FG and DMD. The 
FG shows a preferred orientation of clay minerals (gypsum plate inserted). (g) BSE image of the boxed area in (f). 
In the FG, no PSZ is observed, but many gouge clasts (GCs) are present. (g)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f) showing the matrix part of the FG. QS★: Quaternary sediments about 1 cm away from the fault. (h)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g) showing the 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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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그 중 FG에 인접한 부분은 개방니콜에서 주

변에 비해 더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다(그림 9b). 이 

영역의 열린 틈에는 주황색의 점토질 물질이 채워져 

있는데(그림 9b, 적색 화살표), 이 주황색 물질은 직

교니콜에서 주변보다 더 밝게 나타난다(그림 9d). 
DMD의 기질부 물질은 대부분 스멕타이트이고, 소
량의 장석 암편을 포함하나 석영은 결핍되어 있다

(그림 9e).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광학현미경에서 

주황색으로 보인 물질은 주변보다 더 작은 크기의 

스멕타이트로 확인되었다(그림 9e). FG와 바로 인

접한 영역의 DMD는 매우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고, 
마치 파쇄된 듯한 형태로 FG 내부로 편입되어 있다

(그림 9f). FG의 기질부 점토광물은 정향배열을 보

이며, 약 1 mm 크기의 규장질 암편 및 DMD에서 떨

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어두운색 암편 등을 포함

한다(그림 9f). 이 위치의 FG에서 P-전단 방향의 엽

리와 PSZ는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9f, 9g). 어두운

색 암편은 주로 점토광물로 구성되며, 기질부와는 

다른 정향배열을 보이는 단층비지암편(gouge clast; 
GC)의 형태로 산재해 있다(그림 9g, 9h). FG의 기

질부는 약 100 μm 이내 크기의 석영, 장석, GC 및 

스멕타이트로 구성된다(그림 9h). GC는 후방산란

전자(BSE) 이미지에서 주변보다 더 밝게 나타나고, 
대부분 스멕타이트로 구성되며, 그 내부에 포함된 

암편은 모두 장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9h).

5.2.4 2번 및 3-2번 위치의 주입구조

2번 위치에서는 FG가 단층에 대해 고각(>70°)으
로 LRG쪽으로 주입된 구조가 관찰된다(그림 10a). 
주입된 FG는 대부분 점토광물로 구성되며 소량의 

Fig. 10. Microstructures of the gouge injections at Locations 2 and 3-2. (a) Scanned thin-sec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Fig. 6g. The fault gouge (FG) is injected into the laumontite-rich gouge (LRG). (b) Photomicrograph of 
the tip of the gouge injection (boxed area in (a)), where a U-shaped alignment of clay minerals is observed (gypsum 
plate inserted). (c) The gouge injection mainly consists of clay minerals and clasts of quartz and feldspar (boxed 
area in (a)). (d) Scanned thin-sec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Fig. 6h. The FG is injected into the deformed mafic 
dike (DMD) and mafic dike (MD). (e) Photomicrograph of the tip of the gouge injection (boxed area in (d)) showing 
a U-shaped alignment of clay minerals (gypsum plate inserted). (f) The gouge injection includes quartz, mudstone, 
and granitic rock clasts that exist in neither the DMD nor MD. QS, Quaternary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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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 암편을 포함하고, 그 말단부에서는 점토

광물의 U자형 정향배열을 보인다(그림 10b, 10c).
3-2번 위치에서는 FG가 단층에 대해 고각(>70°)

의 자세로 변형된 DMD 또는 MD쪽으로 주입되어 

있다(그림 10d). 주입된 FG 내부에는 어두운 색을 

띠는 약 0.5 cm 크기의 산화물 암편이 포함되어 있

다(그림 10d). 2번 위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입된 

단층비지의 말단부에서는 점토광물이 U자 형태의 

정향배열을 보인다(그림 10e). 이 주입된 FG에 포함

된 석영, 이질암편 및 산화물 암편은 MD에는 존재

하지 않고 QS에 다량 포함된 것들이다(그림 10f). 

6.토�의

6.1지진성미끌림의�지질학적�기록
자연 단층 연구에 적용 가능한 신뢰할만한 지진

성미끌림 지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e.g., Cowan, 1999), 지금까지 자연 단층 관

찰 및 실내 전단시험을 통해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

들이 지진성미끌림 지시자 측면에서 토의되어 왔으

며(e.g., Rowe and Griffith, 2015), 이들 중 일부는 

제4기 단층 연구에 적용되었다(Cashman et al., 2007; 
Janssen et al., 2014; Han et al., 2020; Kim, C.-M. 
et al., 2020). 이 절에서는 연구대상 주단층의 단층

핵 및 손상대에서 관찰된 분쇄화강암(PG), 단층비

지 주입구조(세맥), 좁은 폭의 주미끌림대를 대상으

로 그것들의 지진성미끌림 지시 여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연구지역 주단층 주변으로 분포하는 PG는 상반

에서보다 하반에서 더 폭넓게 나타나고(그림 2b), 
맨손으로도 쉽게 부스러지는 특징을 갖는다(그림 

2d). 단열화강암(FRG)과 PG의 광물조성이 거의 유

사함에도(그림 4e) PG만 심하게 파쇄된 것으로 보

아 PG의 발달은 화학적 풍화보다는 물리적인 요인

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의 입자가 확장 미소

단열에 의해 다수의 미세입자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

(그림 5b)과 화강암의 일차적인 암석조직은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점(그림 4b, 5b) 등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분쇄암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한다. 따라

서, 천군동2지점에서 확인되는 PG는 이 단층을 따

라 발생한 지진성미끌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단층 주변의 기존 단열이나 새로이 만들어지는 

확장단열은 다양한 지질 물질이 주입되어 채워질 수 

있는데 이를 단층물질의 주입구조 또는 주입 세맥

(injection vein)이라고 한다(Rowe et al., 2012; Rowe 
and Griffith, 2015). 자연 단층에서 주입세맥을 이

루는 물질은 슈도타킬라이트(Han, 2017; Kang et al., 
2017, 2019; Han et al., 2019; Kim, C.-M. et al., 
2019), 점토광물로 탈유리화된 슈도타킬라이트(Gu 
et al., 2021), 초파쇄암(ultracataclasite; Lin, 1996; 
Lin, 2011) 및 점토질 단층비지(clay-rich gouge; Han 
et al., 2020; Gu et al., 2021; Kim, C.-M. et al., 
2022) 등이 있다. 이 중 단층비지(FG) 주입세맥은 

물을 포함하며 낮은 투수율을 갖는 단층암 내에서 

빠른 미끌림이 발생할 때 마찰가열에 의한 온도상

승, 일시적인 비배수조건(undrained condition)에서

의 유체압 상승으로 인해 높은 압력을 갖게 된 FG가 

주변암으로 주입하면서 만들어진 구조이다(Ferri et 
al., 2010, 2011; Lin, 2011; Ujiie et al., 2013; Rowe 
and Griffith, 2015; Han et al., 2020). 이러한 이유

로 주입세맥은 빠른 미끌림, 즉 지진성미끌림의 지

시자가 될 수 있다. 주입되는 과정에서 입자의 배열

이 발생하므로 주입세맥 내에서는 점토광물의 배열

에 의한 U자 형태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e.g., Woo 
et al., 2016; Cheon et al., 2020b; Han et al., 2020; 
Gu et al., 2021). 연구대상 주단층의 2번 위치와 3-2
번 위치에서는 FG가 단층면에 고각의 자세로 상반

(PG 및 MD)쪽으로 주입되어 있고(그림 3c, 3e, 6g, 
6h), 2번 위치에서는 FG가 하반(QS)쪽으로 주입된 

구조 또한 나타난다(그림 8b, 8e). 단층비지세맥 내

에서는 주입 당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토광물의 

U자형 정향배열이 관찰된다(그림 10b, 10e). 따라

서, 이와 같은 FG 주입세맥은 그 단층을 따라 과거 

지진성미끌림이 발생하였음을 지시한다. 
자연 단층의 핵에서 PSZ는 수 μm에서 수 cm 폭

으로 발달한다(Sibson, 2003; Chester et al., 2003; 
De Paola et al., 2008; Han et al., 2020; Gu et al., 
2021; Kim, C.-M. et al., 2022). 실험단층에서 이러

한 PSZ는 >0.1 m/s 이상의 지진성 미끌림속도를 경

험한 비지에서 다수 관찰되어왔다(e.g., Brantut et 
al., 2008; Yao et al., 2013; Aretusini et al., 2019; 
Han et al., 2020), 그러나, 저속 미끌림실험에서는 

불안정한 고착-미끌림(stick-slip)을 보인 경우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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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안정하게 미끌린 단층비지에서도 PSZ가 관찰

되므로(Ikari, 2015; Aretusini et al., 2019) 이 구조

가 과연 자연 단층에서의 지진성미끌림을 지시하는

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연구대상 주단층의 경우 

1번 및 2번 위치의 FG 내부에는 Y-전단 방향으로의 

강한 엽리가 특징적인 PSZ가 약 300-500 μm 폭으

로 발달하며(그림 7g, 7h, 8g, 8h), FG와 PSZ는 주

로 스멕타이트로 구성된다(그림 6b, 6d, 7h, 8h). 스
멕타이트가 풍부한 FG의 경우, 기존 실험연구의 저

속 및 고속미끌림 모두에서 PSZ가 발달한다는 관찰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Aretusini et al., 2019). 따라

서, 그 구조가 발달한다는 점 하나만으로는 지진성

미끌림 발생여부를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진성미끌림의 잠재적 발생가능영역 정도로 생각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이다. 다만, 본 연구

대상 단층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 즉 그 내부에 

PSZ가 발달하는 FG가 주변으로 주입된 구조를 보

이고 있으므로(그림 8) 그 PSZ의 발달과 지진성미

끌림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2제4기�지진성미끌림의�기록
제4기 단층이라도 느리고 안정한 미끌림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지진재해와 관련하여 단층을 연구하

는 입장에서는 그 단층을 따라 제4기에 지진성미끌

림이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6.1절에서 지진성미끌림 지시자로 언급된 것들이라

도 그것이 제4기 이전의 미끌림과 제4기 미끌림 중 

어느 것과 관련된 것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구조들 중 제4기에 형성된 구

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연구대상 주단층에서는 2번 및 3-2번 위치에서 

FG 주입구조가 관찰되는데, 그 중 2번 위치에서는 

상반의 PG쪽으로 주입된 것(그림 3c)뿐 아니라 하

반쪽으로 주입된 것(그림 8b)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FG 내 암편이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되어(그림 

10c) 주변 물질과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4기 

지진성미끌림과 관련한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반면, 
후자의 경우(그림 8b)는 FG가 QS쪽으로 주입되었

으므로(그림 8b, 8e), 이 구조는 제4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번 위치에서 관찰되는 

FG 주입구조의 경우, 그 주입방향이 상반 모암인 

MD쪽이기는 하나(그림 6h), 주입된 FG 내부에는 

MD 암편뿐 아니라 MD에는 없고 QS에 존재하는 

물질(규장질암, 이질암, 산화물 암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10f). 아울러, MD 또는 DMD에는 결핍

된 석영이(그림 4e, 6h) 주입된 FG에 다량으로 포함

된 점(그림 10f) 등은 이 위치의 FG가 QS와 MD가 

섞여서 형성된 것이며 그 물질이 상반으로 주입된 

시점이 QS가 지표에 퇴적된 이후, 즉 제4기라는 것

을 의미한다.
PG의 경우 미소단열이 모두 열린 단열 상태를 보

이는데, 시간에 따라 열린 단열은 유체의 도움 하에 

광물로 채워지거나 치유되어 점차 봉합된다는 사실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쇄화작용이 아주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거나 오래 전에 시작된 분쇄화

작용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가령, 일본의 한 제4기 단층연구에 따르면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의 경우에는 열린 단열이 관찰

되고 제4기 이전에 활동하다가 제4기에는 활동하지 

않은 단층은 모두 봉합된 단열(healed fracture)을 

보인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Mizoguchi and Ueta, 
2013). 또한 Arima-Takatsuki 구조선과 같이 제4기

에 활동중인 단층에서의 분쇄암은 열린 단열을 보여

준다(Mitchell et al., 2011). 현재까지 본 연구단층

에서 확인되는 분쇄화작용의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분쇄암 내 단열의 봉합여부가 분쇄

화작용의 대략적인 시기규정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7.결�론

본 연구는 천군동지역 제4기 단층을 대상으로 손

상대 및 단층핵의 물질과 미구조 분석을 통해 제4기 

지진성미끌림 기록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진성

미끌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특징은 

손상대에서 관찰되는 분쇄화강암과 단층핵을 따라 

여러 위치에서 나타나는 단층비지 주입구조이다. 이 

중 분쇄화강암의 형성이나 상부 모암으로의 단층비

지 주입의 경우 그것들의 제4기 발생여부가 확실치 

않다. 반면, 제4기 퇴적물쪽으로 주입된 비지와 제4
기 퇴적물을 포함하면서 고철질암맥으로 주입된 비

지의 경우는 연구대상 단층을 따라 제4기 지진성미

끌림이 발생하였음을 분명히 지시한다. 이번 연구는 

지진성미끌림 지시자의 상세 구조관찰이 제4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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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활동해온 단층의 제4기 지진성미끌림 여부

를 판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한편, 단층핵 내 주미끌림대 발달이 지진성미끌

림을 지시하는지, 분쇄화강암의 상태(가령, 그 내부

의 단열들의 열림 또는 봉합 여부)가 제4기 지진성

미끌림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와 같

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답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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