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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산 단층곡의 곡저를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한 선상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석 작용을 받아 선상지 단구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선상지 단구와 같은 제4기 충적 지형면의 형성 시기와 변위량을 파악하면, 지형 형성 이후 

단층 운동에 의한 지표의 누적 변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울산 언양 일대 선상지 단구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고, 단층 운동에 의한 변위량 및 누적 변위 속도를 산출하였다. 4개 지점 선상지 단구 퇴적층의 OSL 연대 

측정 결과, 선상지 단구 3면은 약 115 ka, 4면은 약 155 ka에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 여

름 몬순의 강도 증가 시기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층선이 지나는 3개 선상지 단구 노두에서 분석

한 지형면의 변위는 모두 우수향 역단층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상지 단구 형성 이후 수평 누적 변위율은 평

균 0.087 m/ka, 수직 누적 변위율은 평균 0.006 m/ka로 산출되었다.

주요어: 양산 단층, 선상지, 선상지 단구, 단층곡, 여름 몬순, 변위율

ABSTRACT: The alluvial fans that formed continuously at the bottom of the Yangsan fault valley have experienced 
dissection over time, transforming into an alluvial fan terraces. By evaluating the formative age and displacement 
of Quaternary alluvial topographic surfaces such as fan terraces, the cumulative slip rate of the land surface 
influenced by fault movement after landform formation can be calculated. This study identified the geomorphological 
processes of the fan terrace in the Eonyang area of Ulsan and calculated the displacement and cumulative slip rate 
due to fault movement. Based on OSL age dating from sedimentary layers at four different fan terrace, it was 
suggested that the thrid and fourth fan terrace surfaces correspond to approximately 115 ka and 155 ka, respectively. 
This period is estimated to be highly related to the increased in the intensity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At the three alluvial terraces outcrops intersected by the fault line, the observed displacements of the topographic 
surfaces were consistently identified as characteristics of dextral strike-slip reverse faults. And after the formation 
of the fan terraces, the averaged horizontal and vertical cumulative slip rate was 0.087 m/ka and 0.006 m/ka, 
respectively.

Key words: Yangsan fault, alluvial fan, fan terrace, fault valley, summer monsoon, slip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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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배경�및�목적
한반도 남동부에는 단층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추정되는 북북동-남남서 주향을 갖는 여러 열의 선

구조(lineament) 또는 선형곡(linear valley)이 발달

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선형곡이 양산 단층에 

의해 형성된 양산 단층곡(fault valley)이다. 양산 단

층은 한반도 남동부를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크게 
가르는 대규모 단층 군집의 중심에 위치한 단층으로, 
부산의 낙동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양산, 울산 언양, 경
주, 포항 신광을 지나 영덕 강구 부근까지 이어지는 수

열의 단층이다(Jo et al., 1994; Park and Lee, 2018). 
양산 단층은 기반암이 제4기층을 올라타고 있는 역

이동성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으로 분류되며(Hwang 
et al., 2004; Gwon et al., 2020), 신생대 에오세 이

후 북동-남서 압축 환경하에서 최소 2번 이상의 주

향이동 운동과 경사이동 운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Chae and Chang, 1994; Song et al., 2016; 
Cheon et al., 2017, 2019).

선상지(alluvial fan)는 유로가 제한되는 산지의 좁

은 하곡에서 유로 변화가 자유로운 넓은 평지로 흘

러나오는 하천이 유속과 유량 감소로 인해 곡구의 전

면에 퇴적물을 쌓아서 형성한 지형이다(Hook, 1967; 
Summerfield, 1991; Ritter et al., 2006; Stock et al., 
2008; Huggett, 2011; Lee and Cho, 2013). 경사이

동 단층에 의해 형성된 단층애가 발달한 단층곡의 가

장자리는 단층 운동에 의해 상승한 산지의 좁은 하

곡과 단층곡을 이룬 넓은 곡저가 접하는 지점이므로, 
단층곡의 측면에서 유입하는 하천에 의해 단층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하기 유

리하다(Keller and Pinter, 2002; 그림 1). 그리고 선

상지가 형성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선상지 지형면

에 대한 하천의 하각 작용으로 지형면의 파괴와 하곡

의 고도 저하가 발생하고, 하각으로 형성된 개석곡의 
내부에서는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새로운 선상지 지

형면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선상지 원 지형면의 내부와 주변에는 하안단구와 같

이 여러 단을 이룬 계단 모양의 선상지가 형성되기

도 하는데, 이러한 단구화된 지형을 선상지 단구(fan 
terrace)라고 한다(Hsieh and Chyi, 2010; He et al., 
2017; Li et al., 2018; McClain et al., 2021; Lee et 
al., 2023). 양산 단층곡의 곡저를 따라서도 선상지

나 선상지 단구가 연속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다. 그
중 경주 시가지에 해당하는 경주 선상지는 우리나라

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상지이며, 경주시 안강읍의 안

강 선상지, 울주군 삼남읍의 상천 선상지도 규모가 큰 
편이다(Yoon and Hwang, 2004; Yoon et al., 2005; 
Park and Lee, 2018). 

신생대 제4기에 활동한 활성 단층인 양산 단층의 

단층곡에 발달한 선상지나 하안단구 등의 제4기 충

적 지형은 지형면이 형성된 이후에 단층 운동을 경

험하였기 때문에, 퇴적층 내부에 단층 작용에 의한 

변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지형면의 변위

는 여러 차례의 단층 작용에 의해 계속 누적되므로, 
형성 시기가 오래된 지형면은 최근에 형성된 지형면

보다 단층에 의한 변위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Keller and Pinter, 2002). 따라서 활성 단층 지역에 

발달한 제4기 충적 지형면의 형성 시기와 변위의 정

도를 파악하면, 지형 형성 이후 단층 작용에 의한 지

표의 누적 변위 속도(변위율)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산 단층곡의 중남부인 울산 언양 일

대에 발달한 선상지 단구의 지형 형성 시기와 형성

과정을 밝히고, 제4기 활성 단층에 의한 선상지 단

구 지형면의 변위 속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및 두동면 남부에서 경

남 양산시 하북면 북부까지의 울산 단층곡을 대상으

로 선상지 단구 지형면을 분류하여 분포 특성을 분

석하고, 선상지 단구 퇴적층 노두에서 수집된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절대 연대 측

Fig. 1. Alluvial fans formed in dip-slip fault valley (mo-
difying Keller and Pin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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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를 통해 선상지 단구의 형성 시기를 파악한 후, 
선상지 단구 지형면의 고도 및 분포 특성과 관련 선

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지역의 선상지 단구 

형성과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단층 작용에 의해 

선상지 단구 지형면이 변위된 형상을 분석하여 지형

면의 수평 및 수직 변위량을 측정하였고, 이를 해당 

지형면의 절대 연대로 나누어 선상지 단구 형성 이

후의 제4기 단층 작용에 의한 누적 변위 속도를 산

출하였다.

1.2연구�방법
1:5,000 수치지형도와 1:50,000 지질도를 이용하

여 양산 단층곡 일대의 개략적인 지형 및 지질 특성

을 파악하고, 1:5,000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연구 지

역의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제작하여 선

상지 단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 수계와 지형 
기복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인위적인 지형 

변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기인 1968년, 1977년에 
촬영된 1:20,000 축척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제작 및 분석하고 선상

지 단구 지형면을 일차적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야외 조사를 통해 지형면을 확인한 후에, 최종 분류

된 지형면을 대상으로, ArcGIS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하여 선상지 단구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연구 지역에 대한 야외 조사에서는 선상지 단구 지

형과 퇴적층의 특성을 확인하고, 발견된 퇴적층 노

두에 대한 절대 연대 측정 시료 수집과 정밀 지형 측

량을 실시하였다. 총 4개 지점 노두의 퇴적층을 대

상으로 OSL 절대 연대 측정을 진행하였다. OSL 연
대 측정 시료는 퇴적층에 금속관을 삽입해 수집하였

고, 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조립

(90~250 μm) 석영 입자의 절대 연대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연대 측정 지점과 선상지 단구 지형면의 해

발고도는 최대 오차 1 cm인 Sokkia의 GNSS (Global 
Network Satellite System) 수신기 GRX1을 이용하

여 정밀 측량하였다. 
제4기 단층 작용에 의한 선상지 단구 지형면의 수

평 및 수직적 변위량 측정은 Kim et al. (2020)이 사

용하였던 방법인 단구 지형의 수직적 기복과 평면적 

형상을 기준으로 수평 및 수직적으로 어긋난 거리와 

높이를 통해 단층선이 지나는 3개 노두의 지형면에

서 파악하였다. 수평 변위량은 정사 보정된 항공사

진을 이용하여 단층선의 양측에서 관찰되는 변위된 

선상지 단구애의 형상에 맞추어 추세선을 그은 후, 
양측 추세선과 단층선이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

리 차이로 측정하였다. 수직 변위량은 Hong and Shin 
(2021)에서 제시된 방법과 같이 단층선을 중심으로 

양측 지형면에 종단선의 특성을 반영한 경사 추세선

을 긋고, 양측 추세선과 단층선이 접하는 두 교점에

서 나타나는 고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

정된 선상지 단구의 변위량을 선상지 단구의 형성 

연대로 나누어 선상지의 단구 형성 이후 단층 작용

에 의한 지형면의 누적 변위 속도를 계산하고, 이 값

을 양산 단층곡의 단층 변위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

와 비교‧분석하였다. 

1.3연구�지역
연구 지역은 양산 단층곡 중남부의 울산 언양 일

대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

면 및 두동면 남부에서 경남 양산시 하북면 북부까

지 약 16 km 구간의 북북동-남남서 주향의 단층곡

이다(그림 2). 단층곡의 서쪽 지괴에는 영축산(1,082 
m), 신불산(1,159 m), 고현산(1,034 m) 등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산지가 분포하고, 동쪽 지괴에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구릉과 낮은 

산지가 주로 분포한다. 연구 지역의 지질은 경상계 

신라층군 주산 안산암, 언양 화강암, 대구층 퇴적암

으로 크게 구성된다. 대구층 퇴적암은 단층곡 동쪽 

지괴에 분포하여 구릉이나 낮은 산지를 이루고 있

다. 반면, 주산 안산암과 언양 화강암은 높은 고도의 

급경사 산지가 발달한 단층곡의 서쪽 지괴에 주로 

분포한다. 
단층 파쇄대의 차별 풍화·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단층곡은 양산 단층선과 같은 북북동-남남서 주향

을 가진 폭 1~3 km의 넓은 선형곡을 이루고 있다. 그
러나 태화강, 보은천, 반곡천, 상천천 등 연구 지역의 
주요 하천은 단층곡을 따라 흐르지 않고 대부분 서

에서 동으로 단층곡을 가로지르는 하계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 하천은 단층곡 형성 이

전의 유로를 유지하고 있는 재종 또는 선행 하천으

로 판단하고 있다(Park and Lee, 2018). 서쪽 지괴

의 산지에서 발원한 여러 열의 지류 하천은 남류하

여 낙동강에 유입하는 양산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화강에 합류하며, 남동류 또는 동류하여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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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한다. 그리고 단층곡의 곡저에는 제4기 말 동안

에 단층곡을 가로질러 유입하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여러 단의 선상지 단구 지형이 잘 발달하고 있다. 

2.선상지�단구의�분포와�퇴적층�특성

2.1선상지�단구의�분포
연구 지역에는 고도가 높은 단층곡 서쪽 산지의 

좁은 하곡을 흘러내린 많은 소하천이 단층곡의 곡저

에 유입하면서 곡구에 퇴적물을 쌓아 형성한 선상지

가 단층곡을 따라 합류 선상지(confluent fan)의 형

태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잘 발달해 있다. 이들 선상

지는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지형면을 이루고 있으

며, 하천에 의한 지형면의 개석 및 삭박과 매적 작용

이 반복된 결과, 현재는 고도를 달리하는 여러 단의 

지형면을 이룬 선상지 단구로서 분포하고 있다(그림 
3, 4). 선상지 단구는 하상 및 인접 지형면과의 고도

차를 토대로, 가장 최근에 형성되어 하상 비고가 가

장 낮은 1면부터 가장 오래전에 형성되어 하상 비고

가 가장 높은 4면까지 총 4개의 지형면으로 구분되

었다.
연구 지역 북동부의 반곡천과 구량천 일대에서는 

4단의 선상지 단구 지형면이 분류되었다. 단층곡 내

부에서 남동류하는 반곡천과 구량천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 단구 1, 2, 3면은 하안을 따라 북서-남동 방

향으로 긴 형태를 이룬다. 반곡리에 분포하는 가장 

오래된 선상지 단구 4면은 개석이 많이 진행되어 현

재는 파편적인 지형면을 나타내며, 반곡천과 구량천 

Fig. 2. Overview and geological setting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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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fan terraces and OSL sampling points in the Eonyang area of Yangsan fault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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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다. 태화강의 상류부에 

해당하는 연구 지역 북서부에는 3단의 선상지 단구

가 발달해 있다. 선상지 단구 3면은 형성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개석을 받은 결과, 일부 지역에만 좁은 면

적으로 남겨져 있다. 이에 비해 선상지 단구 1면과 2
면은 태화강에 유입하는 소하천의 양안을 따라 비교

적 넓게 발달해 있다.
울주군 삼남읍 일대인 연구 지역 남부에서는 규

모가 큰 4단의 선상지 단구가 단층곡을 따라 합류 

선상지의 형태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잘 발달한다. 
삼남읍 일대는 단층곡 서부의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신불산, 영축산의 산지와 평탄하고 넓은 단층 

곡저가 연속적으로 접하고 있어서 선상지가 형성되

기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부 산지의 협

곡에서 단층 곡저로 유입된 작괘천, 가천천, 상천천, 
방기천, 양산천의 하안에는 하류 방향으로 약간 펼

쳐진 형태의 전형적인 선상지 지형면이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그림 4). 태화강과 작괘천 사이의 하

안에는 선상지 단구 4면이, 작괘천과 가천천 사이에

는 3면이, 가천천과 상천천 사이에는 2면이, 상천천

과 방기천 사이에는 4면이 상대적으로 넓게 발달해 

있다. 그리고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이들 선상지 단

구면은 하천의 하각 작용으로 하상 비고가 높아져 

현재는 각 하천 유역을 가르는 분수계의 역할을 하

고 있다. 한편, 양산 단층곡에서 경주 선상지, 안강 

선상지와 더불어 규모가 큰 선상지로 알려져 있는 

상천 선상지는 상천천이 상천리 일대에 형성한 선상

지 단구 2면에 해당한다. 

2.2선상지�단구의�퇴적층�특성
연구 지역에서는 US7, 11, 12, 13의 총 4개 지점

에서 선상지 단구 퇴적층 노두가 확인되었다(그림 

3, 4). 이중 US7, 12, 13은 양산 단층곡에 발달한 선

상지 단구 3면과 4면의 노두이며, US11은 양산 단

층곡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태화강 상류부 하곡에 위

치한 노두이다. 
US7은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의 양산 단층곡 내

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면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반

곡천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 단구 3면의 노두이다(그
림 4a). 고속철도 선로 측면에 드러난 절개지에서는 

모래질 실트를 기질로 한 아각~아원의 원마도를 가

진 잔자갈(pebble) 및 왕자갈(cobble)급 자갈층이 2 
m 이상의 두께로 확인된다(그림 5a). OSL 연대 측

정 시료는 퇴적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질의 함량

Fig. 4. 3D map of fan terraces around Sancheon fan(Gyodong-ri~Banggi-ri) in the Eonyang area of Yangsan fault 
valley.



울산 언양 일대 선상지 단구의 형성과정과 제4기 단층 변위 541

이 많은 곳에서 수집하였으며, OSL 연대는 117±7 
ka로 획득되어 MIS (Marine Oxygen Isotope Stage) 

5에 형성된 하성층으로 분석되었다(표 1). 시료 수

집 지점의 해발고도는 96.8 m, 시료 수집 지점 바로 

Fig. 5. Geomorphological maps and photograph of OSL sampling points in the Eonyang area of Yangsan fault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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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단구면 최고 고도는 102.0 m로 측정되었다

(표 2).
US11은 양산 단층곡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 km 

떨어진 태화강 상류부 하곡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은 

울주군 상북면 거리이다. 이곳에는 양등리와 거리의 

서쪽 산지에서 발원하여 태화강에 유입하는 소하천

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 단구가 발달해 있으며, US11
은 양등리 소하천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 단구 3면이 

택지 개발 공사 중에 절개되어 드러난 4~5 m 두께

의 퇴적층 노두이다(그림 4b, 5b). 퇴적층의 하부는 

아각~아원의 잔자갈과 왕자갈을 포함한 실트질 모

래층을 이루며, 상부로 갈수록 자갈의 입도와 밀도

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OSL 연대 측정 시료는 

자갈 사이의 모래층에서 수집하였으며, OSL 연대

는 114±11 ka로 획득되어 MIS 5에 형성된 하성층

으로 분석되었다(표 1). 시료 수집 지점의 해발고도

는 168.3 m, 시료 수집 지점 바로 상부의 단구면 최

고 고도는 171.7 m이다(표 2). 
US12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의 양산 단층곡 내

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면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가

천천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 단구 3면의 노두이다(그
림 4c). 농경지로 이용되는 단구면의 하부에 드러난 

절개지에는 모래질 실트를 기질로 한 아각~아원의 

원마도를 가진 잔자갈과 왕자갈로 이루어진 자갈층

이 2.5 m 내외의 두께로 나타난다(그림 5c). OSL 연
대 측정 시료는 퇴적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질의 

함량이 많은 곳에서 수집하였으며, OSL 연대는 114±8 
ka로 획득되어 MIS 5에 형성된 하성층으로 분석되

었다(표 1). 시료 수집 지점의 해발고도는 102.2 m, 
시료 수집 지점 상부의 단구면 최고 고도는 104.0 m
이다(표 2). 

US13은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의 양산 단층곡 내

에 위치해 있다. 지형면은 선상지 단구 4면의 말단

부에 위치하며 남쪽에 인접한 방기천이 아닌 북쪽의 

Sample Dose Rate
(Gy/ka)

Water content
(%)

Equivalent Dose
(Gy)

Aliquots used
(n/N)

OSL age
(ka, 1σSE)

US7 3.04 ± 0.08 
(2.88 ± 0.08) 

26.0 
(32.5) 356 ± 20 12/12 117 ± 7 

(124 ± 8) 

US11 2.27 ± 0.06 
(2.20 ± 0.06) 

21.4 
(25.0) 260 ± 25 12/16 114 ± 11 

(118 ± 12) 

US12 3.16 ± 0.08 
(2.83 ± 0.08) 

11.3 
(22.7) 361 ± 25 16/16 114 ± 8 

(128 ± 9) 

US13 2.12 ± 0.06 
(2.03 ± 0.06) 

30.8 
(36.2) 327 ± 17 10/12 155 ± 9 

(161 ± 9) 
Numbers in parentheses are those calculated based on saturated water contents.

Table 1. Result for OSL age dating samples in the Eonyang area of Yangsan fault valley.

Site
Location

Valley type
Level of 

fan 
terrace

Texture of 
sampling point

Altitude above sea 
level (m)

administrative 
district

latitude,
longitude

sampling 
point

terrace 
tread

US7 Ulju Eonyang 
Bangok

35°36'01"N,
129°08'51"E fault valley 3 gravelly sandy 

mud 96.8 102.0

US11 Ulju Sangbuk Geo 35°35'54"N,
129°04'24"E river valley 3 gravelly muddy 

sand 168.3 171.7

US12 Ulju Samnam 
Sinhwa

35°32'22"N,
129°06'46"E fault valley 3 gravelly sandy 

mud 102.2 104.0

US13 Ulju Samdong Joil 35°30'22"N,
129°05'59"E fault valley 4 gravelly sandy 

mud 132.4 134.9

Table 2. Location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for 4 outcrop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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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천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4d). 
선상지 단구 지형면의 형태와 분포 특성으로 볼 때, 
형성 당시의 상천천은 북동류하는 현재 유로와는 달

리 남동류하여 현재의 방기천 하류부 하곡을 흘러 

보은천에 유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노두는 공장 

부지의 확장 과정에서 드러난 절개지로서, 선상지 

단구 퇴적층을 변위시킨 제4기 역단층 구조가 확인

된다(그림 5d).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동쪽 지괴가 

선상지 단구 4면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서쪽 지괴를 

타고 오르면서, 서쪽 지괴 상부의 단구면은 약 1.4 m
의 수직 변위량을 나타내고 있다. 단층면 서쪽에 위

치한 퇴적층은 모래질 실트를 기질로 한 아각~아원

의 원마도를 가진 잔자갈과 왕자갈로 이루어진 자갈

층을 이룬다. OSL 연대 측정 시료는 기질의 함량이 

많은 곳에서 수집하였으며, OSL 연대는 155±9 ka
로 획득되어 MIS 6에 형성된 하성층으로 분석되었

다(표 1). 시료 수집 지점의 해발고도는 132.4 m, 시
료 수집 지점 바로 상부의 단구면 최고 고도는 134.9 
m이다(표 2). 

3.선상지�단구의�형성�시기�및�형성과정

언양 일대에 발달한 선상지 단구 중 가장 오래된 

선상지 단구 4면인 US13의 OSL 연대는 MIS 6인 

155 ka로 나타났다. 그리고 4면보다 덜 오래된 선상

지 단구 3면은 US7이 117 ka, US11과 US12는 모

두 MIS 5인 약 114 ka로 측정되어, 언양 일대의 선

상지 단구 3면은 115 ka 무렵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면과 2면, 2면과 3면 사이에 지형면의 비고

(고도 차이)는 3~6 m 내외이며, 3면과 4면 사이의 

비고는 4면의 연대가 측정된 방기리 일대에서 4~7 
m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천이 고도를 

낮추는 하각 속도가 대체로 일정하였다고 가정하면, 
선상지 단구 3면과 2면, 그리고 2면과 1면의 연대 

차이는 선상지 단구 3면과 4면의 연대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Lee (2022)는 

우리나라 침식분지 내에 발달한 12개 지점 선상지

의 절대 연대를 토대로 우리나라 선상지 1~3면의 형

성 시기가 약 10 ka 이내, 30 ka 내외, 50 ka 내외, 
75 ka 내외, 90 ka 내외로 수렴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선상지 단구의 지형 비고와 선행 연구 결과

를 종합할 때, 언양 일대 선상지 단구 2면의 형성 시

기는 75 ka 무렵, 1면의 형성 시기는 30 ka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지형에 대한 절대 연대 측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산지 하천

에 발달한 단구는 신생대 제4기 동안의 장기적 기후 

변동에 따른 빙기-매적, 간빙기-하각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기후 단구로서, 빙기에 단구 퇴적층이 형성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습윤 기후 지역에서 선상지가 형성되기 위해

서는 사면의 대규모 산사태와 하천의 폭발적 유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 이
는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수천 년 주기의 돌발성 

홍수가 발생하는 상황에 해당한다(Ritter et al., 2011). 
그리고 절대 연대 측정이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 선상지나 하안단구에 대한 대부분

의 선행 연구에서 단구 퇴적층의 형성 시기는 빙기

와 간빙기를 모두 지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

은 중위도 몬순 기후 지역에서는 4만 1천 년의 중주

기나 2만 3천 년의 단주기를 갖는 여름 몬순의 강도 

변화가 여름철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선상지나 

하안단구와 같은 하천의 매적과 하각 작용에 의한 

지형 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u et al., 
2006; Li, F. et al., 2008; Tachikawa et al., 2011; 
Shi et al., 2012; Wang et al., 2017; Li, Y. et al., 
2018; Lee, 2019, 2022; Lee et al., 2023). 언양 일

대 선상지 단구의 연대도 4면은 빙기인 MIS 6으로, 
3면은 간빙기인 MIS 5로 나타나서, 빙기-간빙기의 

장주기 기후 변동보다는 중‧단기적인 기후 변화나 

사건에 의한 영향으로 선상지 단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4개 지점 노두의 퇴적층 모두에

서 실트부터 왕자갈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층리

와 분급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 퇴적되어 있으며, 자
갈의 원마도가 아각~아원으로 양호하지 않다. 따라

서 선상지 단구 퇴적층은 수천~수만 년 주기의 대규

모 돌발 홍수로 인해 하천의 유량이 폭발적으로 증

가할 때, 산사태가 발생한 배후 산지로부터 공급된 

유수 퇴적물이 하곡을 따라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단층곡에 유입되면서 하도의 분류에 따른 유량과 유

속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적된 충적 

지형으로 볼 수 있다. 
양산 단층곡의 언양 일대 선상지 단구의 형성 시

기와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선상지 단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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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rmation ages of fan terrace 1~4 in the Eonyang area of Yangsan fault valley. Red line and blue line of 
the graph below indicates δD as a function of CO2 from the Vostok (Siegenthaler et al., 2005) and relative sea level 
change (Waelbroeck et al., 2002), respectively.

Fig 7. Measurement lines and resul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slip rates for fan terrace of outcrop US12 in the Eonyang 
area of Yangsan fault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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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150~160 ka 무렵에 강수량 및 유량 증가로 언

양 일대 소하천에서 호우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

생하였고, 그로 인해, 구량천, 작괘천, 상천천에서는 

서쪽 산지에서 단층곡의 곡저로 유입하는 곡구를 중

심으로 하도의 분류와 산지 공급 물질의 퇴적이 집

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선상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초기의 선상지 지형면은 하류를 향해 넓게 펼쳐진 

형태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면 내에서

는 원지형이 파괴되는 개석 작용으로 개석곡이 형성

되었고, 선상지를 형성한 하천은 고도를 낮추는 하

각 작용을 통해 단구면 주변에 낮고 넓은 곡저를 형

성한 결과, 선상지는 단구화되어 현재와 같은 선상

지 단구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110~120 ka 무렵에

는 반곡천, 작괘천, 가천천, 방기천 등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하각 작용을 통해 형성된 

넓은 곡저에 선상지 3면이, 70~80 ka 무렵에는 구량

천, 반곡천, 태화강 상류 소하천, 상천천 등의 곡저

에 선상지 2면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지형면도 시간

이 지나면서 개석과 하각 작용으로 지형면 내부에 개

석곡이 형성되고 하천과의 고도 차이가 커지면서 현

재는 선상지 단구 3면과 2면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25~35 ka 무렵에도 언양 일대 대부분 소하천에서 

호우로 인해 유량과 퇴적물 공급이 증가하면서 개석

곡 내부를 따라 좁고 긴 형태의 충적 지형을 형성하

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형면 또한 시간이 가면

서 단구화되어 현재는 선상지 단구 1면이 되었다.

4.선상지�단구의�단층�변위

신생대 제4기에 발생한 대규모 단층 운동은 제4
기에 형성된 충적 지형의 고도와 형태를 변위시킬 

수 있다. 단층선이 제4기 충적 지형면을 가로지르는 

경우, 단층에 의한 충적 지형면의 변위는 제4기 단

층 또는 활성 단층의 가장 뚜렷한 증거로 간주된다. 
단층 작용은 일회성의 운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하며 단층에 의한 지형면의 변위는 

계속 누적되므로, 지형면의 형성 시기와 변위의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지형 형성 이후 단층 작용에 

의한 지표의 누적 변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양산 

단층곡의 언양 지역 일대에서는 다수의 제4기 단층

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수직 및 수평 

변위율이 산출되었다(표 3). Okada et al. (1994), Choi 

et al. (1998), Kyung et al. (1999a, 1999b), Cheon 
et al. (2020)에 의해 단층 노두와 트렌치 조사를 통

해 측정된 수직 변위율은 0.015~0.04 m/ka의 범위

에서 나타나며, Okada et al. (1994)의 트렌치 조사

와 Kim and Seong (2021)의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

형 분석을 통해 측정된 수평 변위율은 각각 0.05~0.1 
m/ka, 1.6~2 m/ka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 지역에서 연대 측정이 이루어진 4개 지점 

중 US7, 12, 13의 3개 지점은 양산 단층곡의 곡저에 발

달한 선상지 단구로서, 여러 선행 연구(Jo et al., 1994; 
Kyung et al., 1999a, 1999b; Chwae et al., 2000; Kyung, 
2003; Cheon et al., 2017)에서 확인된 제4기 충적

층을 변위시킨 단층선이 지형면을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이들 3개 지점의 선상지 단구 지형면을 대상

으로 단층선 양측 지형면의 고도와 형태적 차이를 

토대로, 지형면의 수평 및 수직 변위량을 측정하였

다. 수평 변위량은 단층선 양측 선상지 단구애를 따

라 추세선을 그은 후, 양측 추세선이 단층선과 만나

는 교점에서 두 추세선 간의 거리 차이로 측정하였

으며, 3개 지형면 모두에서 원 지형면의 형태가 가

장 잘 유지되어 있는 단구애를 따라 각각 2개의 추

세선을 그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해당 지형면의 

값으로 사용하였다(그림 7a). 수직 변위량은 단층선 

양측의 지형면에 경사 추세선을 긋고, 양측 추세선

이 단층선과 접하는 교점에서의 고도 차이로 측정하

였다. US7과 US12 지점에서는 지형면 내에서 원 

지형면의 지표 기복이 가장 잘 유지된 3개 지점을 따

라서 단층선에서 양측으로 150 m, 160 m, 170 m 길
이로 그은 3개 추세선 값을 평균하였으며(그림 7b), 
US13은 노두에서 확인되는 충적층의 수직 변위량

인 1.41 m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연구 지역 3개 지점 선상지 단구의 수평 및 수직 

변위량과 누적 변위율은 표 4와 같다. 평리-반곡리

에 발달한 선상지 단구 3면인 US7 지점은 우수향의 

수평 변위를 나타내며, 변위량은 12.65 m, 117 ka에 

지형면이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변위율은 0.108 
m/ka로 계산되었다. 교리-신화리에 발달한 선상지 

단구 3면인 US12 지점도 우수향의 수평 변위를 나

타내며, 변위량은 8.32 m, 지형면 형성된 이후 현재

까지의 누적 변위율은 0.073 m/ka로 계산되었다. 방
기리-조일리에 발달한 선상지 단구 4면인 US13 지
점도 우수향으로 나타났으며, 변위량은 12.47 m,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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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위율은 0.080 m/ka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양산 

단층곡 언양 일대 3개 지점의 누적 수평 변위율 값

은 평균 0.087 m/ka이다. 이는 양산 단층 남부 구역

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Okada et al. 
(1994)이 제시한 수평 변위율 0.05~0.1 m/ka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표 4).
연구 지역 3개 지점 선상지 단구의 수직 변위는 

모두 역단층 운동으로 확인되었다. US7 지점은 수

직 변위량 0.81 m로, 지형면 형성 이후 누적 변위율

은 0.007 m/ka로 계산되었다. US12 지점은 수직 변

위량 0.18 m, 누적 변위율 0.002 m/ka로 계산되었

으며, US13 지점은 수직 변위량 1.41 m, 누적 변위

율 0.009 m/ka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3개 지점의 평

균 누적 변위율은 0.006 m/ka이다. 양산 단층 남부 

구역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수직 변위

율은 0.015~0.04 m/ka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보다 더 작은 수직 변위율

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수평 변위

율에 비해 수직 변위율 값이 작게 산출된 이유는 단

층 노두가 아닌 충적 지형의 지표면을 대상으로 변

위량을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적 지형면의 

수직적 변위, 즉 지표 고도의 변화는 형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수평적 변위에 비해 중력에 의한 지표 물

질의 침식, 운반, 퇴적 작용에 훨씬 더 민감하다. 따
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표에서 발생하는 사면운

반(mass movement) 작용이나 지표류(overland flow)
의 작용에 의해, 단층선 양측 지표면의 고도 차이가 

완화되고 지형 기복이 단순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리고 이는 노두의 충적층 변위량을 적용한 US13이 

지표면의 변위로 계산한 US7, 12에 비해 더 큰 값으

로 측정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lip type Site Slip rate 
(m/ka) Reference

Horizontal
Southern part of Yangsan fault zone 0.05~0.1 Okada et al. (1994)
Southern and central part of Yangsan 

fault zone 1.6~2 Kim and Seong (2021)

Vertical

Southern part of Yangsan fault zone 0.02~0.03 Okada et al. (1994)
Sangcheon 1 Fault 0.015~0.03 Chwae et al. (1998)
Sangcheon 2 Fault 0.02~0.04 Kyung et al. (1999a, 1999b)

Shinhwa Fault 0.02~0.04 Kyung et al. (1999a)
Inbo trench site 0.11 Cheon et al. (2020)

Table 3. Horizontal and vertical slip rates of Yangsan fault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Site Fan
terrace

Offset
(m) Slip type Age

(ka)
Slip rate
(m/ka)

strike slip rate
US7 (Pyeong-Bangok) 3 12.65 dextral 117 0.108
US12 (Gyo-Sinhwa) 3 8.32 dextral 114 0.073
US13 (Banggi-Joil) 4 12.47 dextral 155 0.080

average 0.087
dip slip rate

US7 (Pyeong-Bangok) 3 0.81 reverse 117 0.007
US12 (Gyo-Sinhwa) 3 0.18 reverse 114 0.002
US13 (Banggi-Joil) 4 1.41 reverse 155 0.009

average 0.006

Table 4. Horizontal and vertical slip rates in the Eonyang area of Yangsan fault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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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 연구에서는 울산 언양 일대의 양산 단층곡 중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상지 단구의 지형면 분류, 
OSL 연대 측정 및 정밀 측량을 통해 선상지 단구의 

형성 시기를 파악하고 형성과정을 추론하였다. 그리

고 선상지 단구가 형성된 이후 발생한 단층 운동에 

의한 변위량 및 누적 변위 속도를 산출하였다. 
양산 단층곡 중남부에 분포하는 선상지 단구는 

단층곡을 따라 합류 선상지의 형태를 이루며, 4단의 

지형면으로 분류되었다. 선상지 단구 퇴적층 노두에

서 실시한 절대 연대 측정 결과, 선상지 단구 3면의 

형성 시기는 약 115 ka, 선상지 단구 4면의 형성 시

기는 약 155 ka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상지 단구 지

형면 간의 고도 차이와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할 때, 
선상지 단구 1면과 2면은 각각 25~35 ka, 70~80 ka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몬순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 몬순의 강도 변

화가 여름철 강수량에 영향을 미쳐 선상지나 하안단

구의 지형 형성을 유발하므로, 언양 일대 선상지 단

구의 형성 시기도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강도 증가 

시기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 측정이 이루어진 4개 지점 중 단층선이 지나

는 3개 노두의 선상지 단구 지형면을 대상으로 단층

선 양측 지형면의 고도와 형태적 차이를 토대로, 지
형면의 수평 및 수직 변위량을 측정하고 누적 변위 

속도를 산출하였다. 3개 지점 모두에서 수평 변위는 

우수향 단층, 수직 변위는 역단층 운동을 지시하였

다. 연구 지역 3개 지점의 수평 누적 변위율은 평균 

0.087 m/ka로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0.05~0.1 m/ka
와 일치하였다. 반면, 수직 누적 변위율은 평균 0.006 
m/ka로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0.015~0.04 m/ka보
다 더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층 변위 이후 선상지 

단구 지표 물질의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해 단층선 

양측 지표면의 고도 차이가 완화되고 지형 기복이 단

순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양산 단층곡에 분포하는 4단의 선상지 

단구에 대한 형성 시기와 형성과정을 유추하고, 선
상지 지형면에 대한 연대 측정과 지형 분석을 통해 

제4기 단층의 누적 변위율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상지 단구 퇴적층과 제4기 단층

에 대한 분석 자료는 선상지 단구의 형성 요인과 제

4기 지형면의 단층 변위를 심층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

구는 양산 단층 지역의 제4기 지형 발달사를 설명하

고 양산 단층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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