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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4기 퇴적층의 형성 시기 추정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연대측정법들 중 석영의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신호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은 시료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고 있다. 석영 

OSL 연대측정 가능상한(일반적으로, 약 10만 년 전후) 이상의 오래된 시료의 경우, 석영 OSL 신호보다 더 오

래된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K-장석 IRSL (InfraRed Stimulated Luminescence) 신호를 이용한 연구가 다수 보

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K-장석 pIRIR225 신호의 초기화 특성 및 연대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해 보았

다. 인공광원 노출시간에 따른 K-장석 pIRIR225 신호를 측정한 결과 K-장석 IR50 신호와 기존에 보고된 석영 

OSL 신호에 비해 초기화 속도가 느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빛에 노출되었을 때 K-장석 pIRIR225 
신호의 느린 초기화 특성으로 인해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가 실제 퇴적연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

음을 지시한다. 현생 홍수퇴적층 시료를 대상으로 중심연대모델(Central Age Model)을 적용한 단일입자 K-장
석 pIRIR225 연대측정결과는 8.8 ± 0.6 Gy로 측정된다. 육성 선상지 퇴적층에서 채취한 5개 시료에 대한 다입자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는 시료마다 차이는 있으나 석영 OSL 연대측정 결과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 
2.9 ka 정도 오래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K-장석 pIRIR225 신호가 느린 초기화 특성으로 인해 실제 

퇴적연대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으나 석영 OSL 연대측정 가능상한 이상의 오래된 시료(약 10만 년 이상)에서는 

그 영향이 퇴적연대의 10% 미만이며,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의 정밀도(1σ기준, 상대오차 ± 10% 내외)를 

감안하면 퇴적층의 형성시기 추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석영 OSL 연대측정, K-장석 pIRIR225, 신호 초기화, 현생 홍수 퇴적층, 선상지 퇴적층

ABSTRACT: Among dating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Quaternary sediments, quartz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ating has been used in various environments because quartz, the target mineral for 
dating, are ubiquitous. Recently, for samples older than datable limit of quartz OSL dating (ca. ~10 ka), K-feldspar 
IRSL (InfraRed Stimulated Luminescence) signals are widely applied. In this paper, we aim to examine the 
bleaching characteristics of K-feldspar pIRIR225 signal and the reliability of the K-feldspar pIRIR225 age results. 
K-feldspar pIRIR225 signals stimulated with solar simulator show slower bleaching than those of quartz OSL and 
K-feldspar IR50 signal. This indicates that the K-feldspar pIRIR225 ages are likely to overestimate the depositional 
ages due to slow bleaching at deposition. K-feldspar pIRIR225 dating performed on a modern flood deposit was, 
however, as low as 8.8 ± 0.6 Gy. Although K-feldspar pIRIR225 ages for five samples collected from terrestrial 
alluvial fan deposits vary from sample to sample, they are older than quartz OSL ages only by 5.5 ± 2.9 ka on aver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feldspar pIRIR225 signals may overestimate depositional ages due to slow b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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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지질매체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과거의 기록을 복원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이 중 지

질매체를 활용한 연대측정기술의 발전은 지형학, 고
기후, 고지진학 및 고고지질학적 연구 등 다양한 학

문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여러 연대측정법 중, 석영을 이용한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법은 시료의 제

약이 거의 없으며, 단일 시료 재현법(SAR protocol; 
Single Aliquot Regenerative-dose protocol; Murry 
and Wintle, 2000)이 개발된 이후 다양한 환경 및 형

성시기를 가지는 제4기 퇴적층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Fuchs and Owen, 2008; Madsen and Murray, 
2009; Rhodes, 2011). 일반적으로 석영 OSL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연대상한은 단일 시료 재현법을 
통해 작성된 성장곡선(dose response growth curve)
의 특성선량(D0; characteristic dose)을 이용하여 결

정된다. 특정 시료에 대한 등가선량(equivalent dose)
이 특성선량의 2배 이상이라면 큰 오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Wintle and Murray (2006)은 2D0값을 석영 

OSL 신호로 측정가능한 최대 선량으로 제안하였다. 
석영 OSL 연대측정 가능상한은 보통 약 10만 년 전

후로 알려져 있으나(Wallinga and Cunningham, 2015), 
석영시료의 물리적 특성, 연간선량 등 다양한 환경

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석영시료

마다 측정가능한 연대상한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오래된 퇴적층에는 연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

다(Choi et al., 2014; Song et al., 2020). Wang et al. 
(2006)은 석영 TT-OSL (Thermally transferred OSL) 
신호가 기존의 석영 OSL 연대측정에 비해 높은 연

대측정 가능상한을 가짐을 보고 한 바 있으나 TT-OSL 
신호 중 빛에 덜 민감한 트랩(light insensitive trap)
에서 유래된 신호(Li et al., 2006)는 석영 OSL 신호

에 비해 느린 초기화 속도(slow bleaching rate)와 잔

여선량(residual dose)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연대결

과를 과대평가 할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

다(Tsukamoto et al., 2008).
K-장석 IRSL (InfraRed Stimulated Luminescence) 

신호는 석영 OSL 신호보다 빛에 대한 큰 민감도(OSL 
sensitivity)를 보이기 때문에, 수년~ 수백년 전에 형

성된 젊은 시료에 대한 연대측정에 적합할 뿐만 아

니라 포화선량(혹은 특성선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래된 퇴적층(약 10만 년 이상)에 대한 연

대측정에 유리하다(Buylaert et al., 2012; Sohbati et 
al., 2012). 반면, K-장석은 상온에서 외부로부터 열

이나 빛과 같은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았음에도 시간

이 경과됨에 따라 IRSL 신호가 자연적으로 감소하

는 비정상적 감쇠현상(anomalous fading 혹은 athe-
rmal fading)이 발생하여, 이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실

제 연대결과에 비해 과소평가된 결과를 얻게 된다. 
Thomsen et al. (2008)은 전통적으로 50℃에서 측

정하던 K-장석 IRSL 신호(IR50)에 비해, 50℃에서 IRSL 
신호를 측정한 후 50℃ 보다 높은 온도(예를 들어 

225℃, 290℃ 등)에서 측정한 IRSL 신호가 비정상

적 감쇠현상이 현저하게 낮게 발생함을 확인하였으

며, 이를 post IR-IRSLT (이하 pIRIRT, 여기서 T는 

측정온도. 예를 들어 T가 225℃라면, pIRIR225 신호

는 50℃에서 IR50 신호 측정 후 225℃에서 측정한 

IRSL225 신호)라 하였다. Li and Li (2011)은 측정 

온도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여러 온도에서 측정한 

K-장석 MET-pIRIR (Multi-elevated-temperature post-IR 
IRSL) 신호를 연대측정에 활용하였다. Li and Li (2011)
가 제안한 K-장석 MET-pIRIR 연대측정법은 여기 

온도(stimulation temperature)에 따른 IRSL 연대결

과를 한 번의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K-장석 pIRIRT 연대측정보다 2배 이

상의 측정시간이 소요되며 동일한 시료를 여러 온도

에서 측정하는 과정 동안 IRSL 신호가 손실되어 연

대결과가 과소평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다(Thomsen et al.,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pIRIRT (혹은 MET-pIRIR) 연대측정법은 석

영 OSL 연대측정 가능상한(약 10만 년) 보다 오래

된 퇴적층의 연대측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단

However, it is presumed that the effect is likely to be negligible for old samples, thus K-feldspar pIRIR225 dating 
can be reliably applied to Quaternary sediments, particularly for those older than ~ 100 ka.

Key words: quartz OSL dating, K-feldspar pIRIR225, bleaching rate, modern flood sediment, alluvial fan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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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운동 등 과거의 지질재해 혹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질매체의 연대측정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Kolb 
and Fuchs, 2018; Le Béon et al., 2018; Val Balen 
et al., 2019; Yongqing et al., 2022).

하지만, K-장석 IRSL 신호는 퇴적과정 중 빛에 

노출되었을 때 석영 OSL 신호보다 초기화되는 속

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퇴적과정 중에 완

벽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남은 신호로 인해 실제 퇴

적연대보다 오래된 된 연대결과를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Godfrey-Smith et al., 1988; Buylaert 
et al., 2012; Colarossi et al., 2015; Smedley et al., 
201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생 홍수 퇴적층과 육

성 선상지 퇴적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K-장석 pIRIR225 
신호 초기화 특성과 연대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K-
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석영 OSL 연대측정 가능상한보다 오래전에 형성된 

제4기 퇴적층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시료�및�실험방법

실제 퇴적환경에서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

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생(modern) 홍수 퇴

적층 시료와 석영 OSL 연대결과가 도출된 육성 선

상지 퇴적층 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다(그림 1). 현
생 홍수 퇴적층 시료는 2020년 7월 집중 호우에 의

한 하천 범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갑천 

인근에 형성된 퇴적층에서 채취하였다(그림 1a, 1b; 
2020년 8월 25일 시료채취). 육성 선상지 퇴적층 시

료는 활성단층 연구를 위해 경주시 단구리에서 굴착

조사를 통해 발견된 퇴적단면 중 석영 OSL 연대결

과가 보고된 퇴적층 시료(BYG-01, 02, 03, 05, 14)
를 연대측정에 사용하였다(Song et al., 2020; 그림 

Fig. 1. (a) Satellite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Samples were taken from (b) modern sediments formed by 
flooding (sample code 2008GC-02) and (c) alluvial fan deposits (So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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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1c). 현생 홍수 퇴적층 시료는 삽을 이용하여 퇴

적된 형태를 유지하여 채취한 뒤 현장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밀봉하였으며 불투명 검은색 비닐을 이용하

여 추가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육성 선상지 퇴적층 시료는 굴착단면에서 스테인레

스-스틸 재질의 시료 채취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채

취하였다.
시료 채취용 파이프를 이용하지 않은 현생 홍수 

퇴적층 시료는 암실에서 퇴적층이 형성된 이후 현재 

햇빛에 노출된 표층의 약 1 cm 가량을 제거한 뒤 연

대측정을 위한 시료 전처리에 사용하였다. 퇴적물 시

료는 습식체질을 통해 90-250 μm 크기의 입자를 분

리한 후, 탄산염광물과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10% 
HCl과 10% H2O2에 처리하였다. 이후 10% HF로 

석영과 장석 이외의 광물들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10% HF로 처리된 입자들은 중액(SPT; Sodium 
Polytungstate, ρ=2.62g/cm3)을 이용하여 중액에서 

뜬 부분(K-장석)과 가라앉은 부분(석영)으로 분리

하였다. 뜬 부분은 10% HCl로 처리하여 불화침전

물(fluoride precipitates)을 제거한 후 연대측정에 사

용할 K-장석입자를 획득하였다. 가라앉은 부분은 conc. 
HF에 처리하여 석영 외의 광물들을 추가로 한번 더 

제거한 뒤 conc. HCl로 불화침전물(fluoride precip-
itates)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순수한 석영입자를 

분리하였다.
석영 OSL 및 K-장석 IRSL 연대측정은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에 설치된 루미네선스 자동측정장비

(Risø TL/OSL-DA-20)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K-장석 IRSL 신호란 50℃에서 측정한 IR50 
신호와 IR50 신호측정 후 225℃에서 측정한 pIRIR225 
신호를 통칭한다(이후, 필요한 경우 이 두 신호를 각

각 IR50과 pIRIR225 신호라 하였다). 석영 OSL 연대

측정은 전처리가 완료된 석영시료를 Blue-LEDs (470 
nm)로 여기시켜 7.5 mm Hoya U-340 필터를 통과

한 루미네선스 신호를 사용하였다. 다입자 및 단일입

자 K-장석 IRSL 연대측정에는 K-장석을 각각 IR-LEDs 
(870 nm)와 IR laser (830 nm)로 여기시켜 Blue-fil-
ter pack (Corning 7-59와 2 mm Schott BG39)을 통

과한 루미네선스 신호를 사용하였다. 단일입자 K-
장석 IRSL 신호를 이용한 등가선량의 통계처리에

는 최소연대모델(Minimum Age Model (MAM)) 등, 
여러가지 연대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번 연구

의 결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최종

적인 등가선량값은 모두 중심연대모델(Central Age 
Model (CAM); Galbraith et al., 1999)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단일입자 K-장석 pIRIR225 
등가선량 분포에 최소연대모델을 적용하여 통계처

리를 할 경우, 중심연대모델을 적용한 결과보다 적

은 등가선량이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이 

논문의 목적인 “퇴적당시 K-장석 pIRIR225 신호의 

초기화 현상”을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3.연구방법�및�결과

3.1인공광원을�이용한�K-장석�IRSL 신호�초기화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을 이용하여 신뢰도 높은 

퇴적연대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석영이나 K-장석 입

자가 마지막으로 퇴적되기 이전에 햇빛에 효과적으

로 노출되어 기존의 루미네선스 신호가 초기화되는 

블리칭(bleaching) 과정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석영 OSL 신호는 빛에 수 초만 노출되더라도 기존 

신호의 대부분이 제거되지만, K-장석 pIRIR225 신호

는 석영 OSL 신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Godfrey-Smith et al., 1988; Buylaert 
et al., 2012; Colarossi et al., 2015; Smedley et al., 
2015; 그림 2).

이번 실험에서는 채취된 시료로부터 분리한 K-장
석 IR50 및 pIRIR225 신호 초기화 특성을 확인하고자 

인공광원(Hönle SOL2) 노출시간에 따른 K-장석의 

IRSL 신호를 측정하였다. 육성 선상지 퇴적층에서 

채취한 BYG-10 (Song et al., 2020; 그림 1c)에서 

분리한 K-장석입자를 스테인레스-스틸 디스크에 로

Fig. 2. Quartz and K-feldspar luminescence signal de-
crease with bleaching time by using solar simulator 
(modified from Colaross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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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한 후 인공광원에 약 97시간 동안 노출시켜 K-장
석입자가 퇴적 이후 축적한 루미네선스 신호(latent 
luminescence signal)을 제거하였다. 이 후, K-장석

시료에 실험실 선량(조사선량: 100 Gy, 시험선량: 30 
Gy)을 조사한 후, 6개 그룹으로 나누어 0시간에서 

최대 3.75시간까지 인공광원에 노출시킨 뒤 K-장석 

IR50과 pIRIR225 신호를 측정하였다(노출시간에 따

라 그룹별로 2-3개의 알리퀏(aliquot)을 이용). K-장
석 pIRIR225 신호는 100 Gy의 방사선을 조사 후 인

공광원에 노출시키지 않고 측정한 K-장석 pIRIR225 
신호를 기준으로 인공광원에 10초 동안 노출시킨 후 
약 27%, 1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약 50%의 신호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K-장석 pIRIR225 
신호는 인공광원 최대 노출시간인 3.75시간이 경과

한 뒤에는 초기 신호의 약 11%가 남아 있음이 관찰

되었다(그림 3). 이에 반해 K-장석 IR50 신호는 100 
Gy의 방사선 조사 직후 측정한 신호와 비교하여 인

공광원에 10초 동안 노출되었을 때 약 30%, 3.75시
간 노출시킨 이후에는 약 6%까지 감소하여 K-장석 

pIRIR225 신호보다 초기화 속도(bleaching rate)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석영 

OSL 신호의 초기화 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인

공광원에 약 10초 동안 노출시켰을 때 초기 신호의 

90% 이상이 제거되는 석영 OSL 신호 특성을 고려

한다면 K-장석 pIRIR225 신호는 석영 OSL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신호 초기화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Colarossi et al., 2015; 그림 2).

3.2 현생�홍수�퇴적층�시료를�이용한�K-장석�IRSL

신호�초기화

선행연구 및 인공광원을 이용한 K-장석 IRSL (IR50과 
pIRIR225) 신호 초기화 실험결과(그림 2, 3) K-장석 

pIRIR225 신호가 석영 OSL과 K-장석 IR50 신호에 

비해 느린 초기화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K-장석 pIRIR225 신호의 느린 초기화 특성으

로 인해 연대측정 결과는 실제 퇴적연대에 비해 과

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퇴적환경에서 K-장
석 pIRIR225 신호를 이용한 연대측정 결과가 실제 퇴

적연대보다 얼마나 과대평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생 홍수 퇴적층(그림 1b)에서 분리한 K-장석

입자를 이용하여 단일입자(single grain) pIRIR225 연
대측정을 실시하였다. 다입자(multiple grain)를 이

용한 연대측정은 수 백 - 수 천 개의 입자에서 동시

에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연대측정에 활용

하기 때문에 퇴적과정에서 발생한 불균질한 블리칭

(heterogeneous bleaching 혹은 partial bleaching)을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일입자 연대측정은 개별 

입자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연대계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적될 당시에 서로 다른 입

자에서 발생한 불균질한 블리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uller, 2008; Smedley et al., 2015). 또
한 K-장석입자는 석영입자에 비해 빛에 대한 민감

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 입자 중 연

대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일입자 연대측정을 실시하기에 유리하다(Reimann 
et al., 2012; Hong et al., 2013; Smedley et al., 
2019) 단일입자 연대측정에 사용되는 통계처리기

법의 적용 타당성과 각 입자들이 나타내는 등가선량 

분포의 요인 등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이

견이 존재하고, 특히 약 10만년 이상의 오래된 퇴적

층에 대한 단일입자 K-장석 연대측정결과가 과연 

퇴적연대를 정확히 지시하는 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

되고 있어서 단일입자 K-장석 연대측정 결과의 해

Fig. 3. Decrease in K-feldspar IRSL signals with bleach-
ing time with solar simulator. At first, the samples were 
exposed to solar simulator for 97 h to remove natural 
doses (latent luminescence signals). After the irradi-
ation of 100 Gy, IR50 and pIRIR225 signals were meas-
ured with respect to the duration of solar simulator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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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예, Murray et al., 2012).
실험에 사용된 총 500개의 K-장석입자 중 연대측

정에 적합한 신호가 측정된 170개의 K-장석입자들

은 0에서 최대 127 Gy까지 넓은 등가선량 분포를 보

였으며, 중심연대모델(Central Age Model)을 적용

하면 등가선량은 8.8 ± 0.6 Gy 이다(그림 4a; 표 1).

Fig. 4. Probability density plots of the equivalent doses from (a) modern analogue and (b), (c), (d) alluvial fan deposits. 
In modern analogue samples, quartz OSL dating was not performed.
F: K-feldspar, Q: Quartz, MG: Multiple Grain, SG: Single Grain.

Type Sample

Multiple grain Single grain 
OSL IRSL IRSL

De (Gy) age (ka) IR50 De 
(Gy)

pIRIR225 
De (Gy)

corrected 
IR50 age 

(ka)

corrected 
pIRIR225 
age (ka)

pIRIR225 
De (Gy)

corrected 
pIRIR225 
age (ka)

Alluvial

BYG-01 4.2±0.2 1.2±0.1 4±1 11±2 1.1±0.2 2.9±0.6 N.A N.A
BYG-02 33±1 9±1 58±12 100±17 21±4 26±4 N.A N.A
BYG-03 31±1 10±1 37±3 54±3 11±1 15±1 37±2 10±1
BYG-05 15.5±0.7 4.9±0.3 15±1 26±4 4.3±0.3 6.9±1.1 18±2 5±1
BYG-14 26.7±0.7 8.1±0.3 30±2 39±2 8.6±0.4 10±1 N.A N.A

Modern 
flood 2008GC-02 N.A N.A N.A N.A 8.8±0.6 N.A

* All multiple grain K-feldspar IR50 and pIRIR225 ages are fading corrected using g-values of each sample.

Table 1. OSL and IRSL ages of the sampl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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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석영�OSL연대와�K-장석�IRSL연대결과�비교
기존의 활성단층 연구를 통해 석영 OSL 연대측

정 결과가 도출된 시료(그림 1c)들을 대상으로 K-장
석 IR50 및 pIRIR225 연대측정을 실시하여 이들의 루

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표 1). 총 

5개의 시료에 대해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을 실

시하였으며 BYG-03과 -05는 현생 홍수 퇴적층 시

료에서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일입자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을 병행하였다. 각 시료의 등가선

량 결과는 모두 중심연대모델(Central Age model)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표 1). BYG-01과 -14의 경

우,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결과는 석영 OSL 연
대결과에 비해 대체로 오래된 연대를 보이며, 그 차

이는 최대 2 ka 미만이었다(그림 4b, 4d; 표1). 하지

만 BYG-02의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결과는 26 
± 4 ka로 석영 OSL 연대측정결과(9 ± 1 ka)와 비교

하여 17 ka 오래된 연대를 나타낸다(그림 4c). BYG-03
은 석영 OSL 연대측정결과 10 ± 1 ka, 다입자 및 단

일입자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결과 각각 15 ± 1 
ka, 10 ± 1 ka로 측정되었으며 BYG-05는 석영 OSL 
연대측정결과 4.9 ± 0.3 ka, 다입자 및 단일입자 K-
장석 pIRIR225 연대측정결과 각각 6.9 ± 1.1 ka, 5 ± 
1 ka의 결과를 지시하였다(그림 5a, 5b; 표 1). BYG-03
과 -05 두 시료에 대해 실시한 단일입자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는 모두 각 시료의 석영 OSL 연대측

정 결과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

며, 다입자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는 석영 

OSL 연대측정 결과에 비해 약 2-17 ka 정도(평균 

5.5 ± 2.9 ka) 과대평가된 결과를 보였다. K-장석 IR50 
신호는 pIRIR225 신호에 비해 큰 비정상적 감쇠현상

(anomalous fading)으로 인해 연대결과 보정과정에

서 큰 오차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연대측정결과만 제시

하였다(표 1).

4.토�의

선행연구 및 이번 연구의 실험결과를 통해 K-장
석 pIRIR225 신호의 초기화 속도가 IR50 신호와 석영 

OSL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Buylaert et al., 2012; Colarossi et al., 
2015; 그림 2, 3). 신뢰도 높은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퇴적되

기 이전에 연대측정 대상 광물의 루미네선스 신호 

초기화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K-장석 pIRIR225 신
호는 느린 초기화 특성으로 인해 퇴적 이전에 석영 

OSL 신호보다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

며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가 실제 퇴적연대

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Kolb and Fuchs 
(2018)는 하천 퇴적물 시료를 대상으로 인공광원과 

자연광을 이용하여 K-장석 pIRIR225 신호의 잔여선

량을 측정하였다. 이들의 실험에서, 인공광원에 약 

3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측정한 잔여선량은 평균적

으로 약 76 Gy 였으며, 이는 실제 측정된 등가선량

의 10-18%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는 이

번 연구에서 3.75시간 동안 인공광원에 노출시킨 후 

Fig. 5. Probability density plots of the equivalent doses of quartz and K-feldspar from (a) BYG-03 and (b) BYG-05.
F: K-feldspar, Q: Quartz, MG: Multiple Grain, SG: Single Grain.



464 김석진 · 최정헌

측정한 K-장석 pIRIR225 신호(조사선량 100 Gy의 

약 11%)에 비해 약 1.6배 이상 높은 결과이다(그림 

3). 또한, Kolb and Fuchs (2018)는 동일한 하천 퇴

적물 시료를 자연광에 노출시킨 후 측정한 잔여선량

은 3일과 10일 뒤 각각 평균적으로 약 9.7 Gy, 6.6 
Gy 까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실 환경(인공광원)과는 달리 실제 퇴적환경에

서는 K-장석 pIRIR225 신호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ohbati et al. (2012)은 선상지 퇴

적층에서 실시한 석영 OSL과 K-장석 pIRIR225 연
대측정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바

탕으로 실제 퇴적환경에서 K-장석 pIRIR225 신호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회성으로 햇빛(혹은 인공광원)에 노출되

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친 재퇴적(reworking) 작용이 

K-장석 pIRIR225 신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Preusser et al., 2014; Kolb and 
Fuchs, 2018).

현생 홍수 퇴적층 시료의 K-장석 pIRIR225 신호

는 8.8 ± 0.6 Gy의 등가선량을 나타낸다(그림 4a; 표 

1). 연간선량을 3 Gy/ka (Heo et al., 2015)로 가정

하면 약 3 ka의 연대가 계산되며, 이는 유사한 환경

에서 형성된 퇴적층에 대한 K-장석 pIRIR225 연대결

과가 실제 연대를 수천 년 정도 과대평가할 가능성

이 있음을 의미한다. 석영 OSL 연대에 비해 평균적

으로 5.5 ± 2.9 ka 정도 오래된 연대를 보이는 육성 

선상지 퇴적층 시료의 다입자 K-장석 pIRIR225 연대

측정결과는 이 주장을 잘 뒷받침 한다(그림 6).
홍수 퇴적층과 더불어 빙하환경(glacial environ-

ment)의 퇴적물들은 퇴적과정 동안 햇빛에 노출되

기 어려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Duller, 2008). 하
지만 Smedley et al. (2019)는 빙하 퇴적물을 대상

으로 실시한 단일입자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을 

통해 K-장석 pIRIR225 신호가 석영 OSL 신호와 유

사한 수준으로 초기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K-장석 pIRIR225 신호의 느린 초기

화 특성으로 인해 실제 연대를 어느 정도 과대평가할 
수는 있으나 퇴적조건에 따라 K-장석입자의 pIRIR225 
신호가 석영 OSL 신호와 유사한 수준으로(혹은 연

대측정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만큼 효과적으로) 제
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결�론

이번 연구에서 육성 선상지 퇴적층 시료에서 분

리한 K-장석입자를 대상으로 인공광원 노출 실험을 

통해 K-장석 pIRIR225 신호가 석영 OSL 신호 및 K-
장석 IR50 신호에 비해 느린 초기화 특성을 보이며, 
인공광원에 3.75 시간 노출되더라도 때 초기 신호의 

약 11%까지만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현생 홍수 퇴

적층 시료는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에 중심

연대모델을 적용하면 8.8 ± 0.6 Gy의 등가선량이 계

산되며, 이는 K-장석 pIRIR225 신호의 느린 초기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육성 선상지 퇴적

층에서 실시한 K-장석 pIRIR225 연대측정 결과는 석

영 OSL 연대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5.5 
± 2.9 ka 오래된 경향이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K-
장석 pIRIR225 신호의 실제 퇴적연대 과대평가 정도

는 홀로세 이후에 형성된 젊은 퇴적층에서는 비교적 

클 수 있으나, 석영 OSL 연대측정 가능상한(약 10
만 년) 이상의 오래된 퇴적층에서는 루미네선스 연

대측정결과의 정밀도(약 10%의 상대오차)를 감안

하면 최종적인 연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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