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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1. 鼎究의 目的

構造線 (Tectolineament) 이 河系網 (Drainage 

~1)attern)의 特性을 결정하는데 重要한 역할을 할 

수 있마는 事實은 이미 잘 얄려져 있다. 그러나 

實際로 構造線은 우리 냐하와 같은 地史를 가진 

地域에 서 는 野外調責릎 主輔 o 로 하는 傳統的안 

調휠方法만」즈로는 쉽게 발견 될수 없i므로， 最

近까지 많은 構造線이 發達되어있i리라는 추 

측에 도 不梅하고 마만 極/J、數의 構造線만이 確

認되어 있었기 때문에 構造線이 河系鋼의 형태 

결정에 마치는 영향을 조직적오로 좀더 計量的

우로 冊究할 수가 없었다. 

今般 새로 개말된원격탐사망뱀의 도업으로지 

금까지 野外에 서 調훨 不可能하였 던 構造線들을 

鍵見할수 있게 됨A로써 필자들은 낙동강 유역 

의 4개주요河川流域-南江， 金湖江， 半邊)11 ， 乃

城江-에 서 構造線을 調훌하고 이 四個 河川 游

域을 例로 하여서 構造線이 河系網의 형태결정 

’에 어떤 영향을 마쳤는지블 고찰하여 보겠다. 

2. 冊究方法

본 1iJf究에 서 分析한 構造線은 §똥驚刊된 地質

圖에 表示되어 있는것과 Landsat영상분석과 항 

공사진분석페 의해서 판독된것으로서 野外調훌 

朴 東 源·姜 必 鍾

次〉

2. 河川流域別로 본 構造線과 河

系網의 關係

3. 次數別로 본 構造線과 河川의 

關係

][. 結論

에서 全部 확안되었마. 사진자료분석과 Landsat 

영상의 관독은 자원개말연구소 원걱탐사살에서 

行하였으며 Lands3.t 영 상판독에 사용한 영 상은 

Landsat 1의 Band 5와 7이 었다. 構造線은 일반 

적 으로 正構造線(Positive tectolineament) 과 負

構造線(Negative tectolineament)로 나눌수 있는 

데 冊究目的에 짜라서 本 論文에서는 負構造線

만을 고려 하였 다. 負構造線은 대 체 로 地質構造

運動의:영향오로.形成되며， 斷}혈， 짧鷹， 節理， 습 

곡등에 依하여 形成되 는 꿇線帶어] 따라 발달되 

으로 河系網의 Pattern결 정 에 절 대 적 으로 관계 

가 있으냐 正構造線은 地形的안 러의 部分이므

로 그러하지 뭇하기 해문이마. 

冊究地域의 河系網은 各 河)[[流域에 서 A.N. 

Strahler파 方式으로 河川의 次數를 定하켜 考察

하였고， 2次數以下의 河川은冊究의 對象에서 除

外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본 冊究에서 筆者들이 

Landsat영 상의 판독에 있 어 서 축척 의 문제 점 때 문 

에 3km以下의 짧은 構造線은 조사하지 아니 하 

였기 때문이었마. 2次數以下의 河JI[들이 알만적 

o 로 3km以內의 짧은 河川들이묘로이렇게 調

훌의 對象에서 除外하는것은 正當하마고 생각펀 

다. 

3. 冊究地域의 개황 

(1) 冊究地域의 位置및 地形特徵

본 冊究의 對象야 되 는 河川流域은 洛東江 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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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冊究地域의 地形特徵 (최 영 박， 1971,} 

있오며 東半部는 主로 新羅統과 洛東統에 屬하 

는 堆積岩오로 構成되어 있고 西半部에는 관업 

花關岩이나 花園片廠岩이 主로 分布하고 있다. 

2. 金湖江流域 : 中生代 던뿔紀에 形成펀 新羅

統에 屬하는 堆橫岩類가 金湖江本流블 짜라 널 

리 分布하고 있으며 늄눈域 총면적 의 약 70%를 古

하고 있 다. -*fiX:岩類는 本流域의 北部와 南部에 

흩어 져 서 分布하고 洛東統은 本 流域의 西北部에 

서 발견펀드t. 

3. 半邊川;뾰域 : 本游域은 慶랩系의 堆積岩類와 

花固岩으로 되어 있오t라 堆穩岩類는 花밟岩을 사 

이 cil 끼고서 南과 北으로 分布되어 있다. 其他

의 火핏岩類7} *:폈域의 I휩고)-東便의 分水購

을 따라 쉰-布허-고 있어 숲體행오로 볼띠} 복장한 

分채樣狀을 나터내고 있다. 

4. 乃城川짧域:主로 선캠부리아거의 變:!t岩r

類와 타’훨紀末에 판업 한 花園岩으로 構成되 어 있 

우꽉 堆積岩델는 西Î~위 좁은 j也域슬 除끼하고 

는 혈見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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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Location of Study Area 

域의 四大 河川流域으로서 洛東江流팩의 南端에 

서 北端까지 分布되어 있다(그럼 1).本 四大 河

Jf[流域의 i也形的안 特色은 表(1)과 같다. 

(2) 冊究地域의 地質擺홍흘 

본 lîFf究池域이 位置하고 있는 洛東江 流행은 

全體的으로 볼해 主로 中生代上部에 해 당하는 慶

댐系가 益地狀構造를 이 루면서 닐리 分布하고 있 

다(그림 2). 慶댐系는 다시 下部로 부터 洛東

統， 新羅統， 佛國용統으로 나누어 지 는바， 洛東統

은 主로 妙岩과 셰일의 交互I賣우로 되어 있고， 

新羅統은 主로 妙岩과 셰일의 交互I賣과 火!μ岩

類로 되어 있으켜 또한 광岩이 넓은 地域에 걸 

처 分布하고 있다. 佛國극훈統은 主로 花園岩， 閒

綠岩， 石英짧岩 等의 火5호岩類로 되 어 있 마. 

各個의 河川流域을 좀더 細分하석 그 地質的

안 特性을 考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南江流域 : 極히 단순한 地質構造를 가지 고 

論

1. 本짧究地域의 構혈線의 特徵

乃域川과 만변천의 一部池域을 除外한 숲 洛

東江 流域의 構i쏠線의 장‘布와 그 特徵에 對한 댐f 

究는 이 c1 驚表된 바가 있으나 (김종환， 강필증 

등 1975) 이 冊究에 서 는 다만 全體的안 f煩向에 

대해서만論하였고各河川流域別로그特徵에 對

해서는 全然 言及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그 

럼 3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本 짧究의 對象이 

되 는 河川펌域은 그 構造線의 方I힘과 크기 에 있 

어서 상당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윤 얄수 있마. 

洛東江 流域의 뚫北端에 位뿔하는 乃城川은 그 

안에 말달펀 構造線이 北北東-南南西方向을 취 

하고 있어서 소위 中國方向(Sinian direction)과 

一致하고 있음을 얄수 있고 洛東江 游域의 거의 

中央部에 해 당하는 금호강유역 도 역 시 北東-南

西方I며의 構週線이 大多數를 古하고 있음을 얄 

캘: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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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내성천 보다는 훨씬 

끽다. 

輪庸u 유역에서 가장 東端어I 치우쳐있는 반 

변천 유역은 上記한 두개의 河川流城과는 달러 

천연 어떠한규칙性율覆見‘할수없다. 그러고그 

크커 도 다를 짧究地城내 의 河川統域과는 탈리 닝l 

교적 短小한환이마. 

洛東江游域에서 最大의 넓이롤 가지고있는 南

江流域용 구조선의 방향에 따라 크게 물로 나누 

어 고찰하여 볼수 있다. 즉 本 河JfI流域의 西

半部는 比較的 構造線의 方向이 北北東 -南南

西 方向으로 一定하고， 크게 발달되 어 있는 反面

庫半部에 는 主로 北西-南東方向의 構造線이 分

布하고 그 크기에는 어떠한 규칙性도 發見되지 

아니 한다. 

지금까지 考察한것을 線合하여 볼때 내성강 금 

흐강 그러 고 남강의 西半部에 는 主로 北東-南

西方向의 構造線이 鍵見되 고， 남강의 東半部에 는 

北西-南東方向의 構造線이 分布하고 있으며， 반 

변천에서는 그構造線이 어떤 特徵的안 方向性을 

가지고 았지 아니 함을 알수있다. 構造線의 갈 

이도 소위 中國方向의 구조선이 其他方向의 構

造線보다 더 크다는 事實을 알수 있마. 

岩石이 構造線의 特性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 를 地質圖와 野外調훌로서 考察하여 보 

았A나， 本 冊究地域 全體에 適用될수 있는 어 

떤 ~般的안 뽑性은 驚見되지 아니하였다. 

Tectolineament가 火成活動과 관계가 있음은 널 

리 얄려져 있오나 本 짧究地域이 서로 분산되어 

있고 河川游域들이 小規模이므로 어떤 뚜렷한 

관계는 발견되지 아니 하였다. 

2. 河川流域別로 본 構違線과 河系網의 關係

表 (2)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河川의 游域

別로 構造線과 河系의 關係는 서 로 相異하다. 가 

창 構造線의 영 향을 적 게 받는 河川流域은 乃城

江 유역이며 반변천유역은 가장 구조선의 영향 

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마. 南江

파 金湖江 游域은 그 中簡에 위치한다. (그램 4 

참조) 

乃城江流域은 主로 장석 을 많이 포함하는 組

點質의 Precambrian 펀마암류와 中生代의 古期

花關岩類(Jurassic)로 構成되어 있어 휩케 風化

되므로 알만적으로 두터운 風化帶(Weathered

zone)로 덮혀 있고， 충적 층도 다른 河川의 游域플 

차 수 하이천 ((Lk총m))걸 룹좋싫경헬 III 율 
강 며Q 

L/l(%) 

남 강 3 540 48 8.89 
4 351 58 16.52 
5 183 51 27.87 
6 80 28 35.00 
7 110 25 22.73 

16.61 

금 호 강 3 448 48 10.71 
4 191 39 20.42 
5 121 29 23.97 
6 12 2 16.67 
7 59 45 76.27 

향 계 l 19.61 

만 벤 천 3 339 74 21. 83 
4 130 40 30.77 
5 70 5 7.14 
6 70 9 12.86 
7 8 0 0 

합 계 l 20.75 
-
내 성 강 3 355 11. 27 

4 140 15.71 
5 74 1 1. 35 
6 63 2 3.17 

41 35 85.37 

14.86 

表 2. 河川流域別 構造線과 河川의 관계 

보다는 훨 씬 더 두터 우므로 構造線이 河;r[의 形

成과 寶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 

어서 이러한 낮은 L/l의 수치륜 보안다고 생각 

되벼 洛東江流域의 거의 中部에 位置하는 만변 

천과 금호강유역 이 비 교적 높은 L/l의 수치 블 나 

타내 는것 은 만래 로 본 地域들이 主로 新期花固

岩(白흘흩紀)과 석영을 많이 포함하는 경상계 퇴 

적암류로 構成되어 있어 風化帶가 lt較的 잃을 

뿐만 아니 라 Elεstic deformation..Q..로 생 각되 는 作

f됨에 의하여 構造線이 比較的 다은 地域보다 더 

조밀하게 발달되어 상대적￡로 河川의 þtt路흉쫓達 

에 더 영향을 주었치 혜문에 이러한 높은 수치 

카 나온것야라 생각펀다. 

南江流域은 西半部는 主로 Precambrian의 변 

성암류로 되어 였고 乃城江流域에서와 I司一한 

原因에 의 하여 構造線이 隱置(Conceal)되 어 있 

어서 河川의 浩路에 비치는 영향도 적으나 主로 

- 13-



慶rJ6系 堆積岩A로 되어 있는 東半部에는 반변 

천이나 금호강유역에서와 마찬가지의 原因에 依

하여 極히 조밀한 構造線의 발달을보이고 있다. 

그러 나 ↓全體행으로 볼해 는 西半部와 東半部가 서 

로 相殺하으로 그 L/l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 

다. 

지금까지 論한 바와 같이 構造線과 河川流

路의鍵違과정을 불해 그 지역의 地史벚 岩石의 

性質 特허 岩石의 構式鍵物과 構/행拉子의 크기 , 

岩石의 요결도(Cementing) 그러 고 河系網과 構

造線의 租密度가 L/l의 수치칠정에 결정적안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말수 있다. 

3. 次數別로 본 權造線과 河川의 關係

表 (3)에 의하연 7次數河;f[ 이 가장 높은 L/l의 

f直륜 나타내고 다음이 4次數河Jll이녁 가장 構造

線과 관계가 적은 河川의 次數는 3次數 河川임 

을 알수 있다河川의 次數別 L/l의 비율을 比

차 수 하견(L) 천k 이m 층 는 주조 하선 (천l파J의km 일 총치건 되이 IL 바/l ( 란~)! 

3 I 1682 j 210 I 12 셰 
41 812 1 159 1 19.59 

861 19.20 1 

41 i 18.23 1 

1051 48.17 1 

表3. 4大河川洗域의 次數JJU로 본 構造짧、과 河川의 

판켜1 

較하꽉 보면 調효침象이 되 는 四個의 하천유역 

￡部에서 3次數에서 6次數까지는 일정한 比率로 

그 닌1 율이 검-소하냐 7次數에 서 는 6次數보다 그 닝1 

율이 펠씬더 크다는 事혈을 얄수있다. 즉 3차수 

에 서 6차수까지 의 河;f[과 7次數 河川은 서 로 相

핏한 河川 營力의 作用을 받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本 冊究地域에 서 7次數河川이 가장 높은 L/l의 

植릎 나타내는 것은 7次數 河川은 主斷l혈 (Main 

fault)에 따다 흐르는 河m의 區閔이 많기 띠1 문 

에， 그 ‘流路의 決定에 河) I [自體의 營力이 크 

게 젠펴하지 뭇하였거 해푼이 마고 생각되며 主

斷I휩과 接合하는 1次의 亞월價(Subfracture)는 

一없;펀으로 主斷層과 平行하지 못하고 2次내 지 

3次의 亞짧鷹가 상대 석 으로 더 主斷}혈과 平行한 

走덴을 갖을 가능성 이 많기 떼 문에 대 략= 樹技狀내 

지 平行狀의 河系網을 가진 본 연쿠지역 에서는 

主斷庸의 1次亞짧鷹에 의 해 서 주로 영 향받는 5차 

수내 지 6차수 河川은 구조선과 비 교적 더 무판계 

껴1 하고 4차수河헤이 더 구조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思料된다. 

3次數의 河川에서 構造線의 영향이 적게 나타만 

것은筆者들이 3km이하의 構造線을조사하지아니 

하였기 배운에 3km以下의 길이를 가진 河川이 많 

은 3次數河川에서 L/l의 比率이 적게 나타난 것 

A로 보인다. 만약 좀더 작은 규모의 구조선까지 

도 조사 하였 더 라면 3次數의 河;f[은 4次數의 河川

보다 더 높은 L/l~直를 보여 주리 라고 추측펀마， 

結닮 본 연구지역에서 다른 次數의 河川뜰에 

서 보마 특히 7次數와 6次數의 河川형태릎 결정 

하는 主要因은 서 로 差異가 나타나는 바， 7次數

는 쿠조선의 영 향을 6次數보다는 훨 씬 많이 받 

고 6次數 河川에서는 差別몹敏이나 착他 河川

營力이 河;lí의 流路결 정 에 作用하는바가 휠 씬 크 

다는 것을 알수 있고 河川의 次數가섣을수록구 

조선의 영향이 크게 마치으로 (本 冊究에서의 

3次數河川은 例쩌) 븐 연구지역에서는 7次數、때 

川과 4캉歡以下의 tE次數 河川이 構造線의 영향 

에 더 支配될수 있고 기 타 中間次數의 河; r [은 

構造運動以外의 다른 作用에 의 해 서 그 生成과 

정이 보마 더 支配됨을 얄수 있다. 

1[. 結 論

본 연구지역에서 河川의 方I섬決定에 構造線야 

nl 치는 영향은 河川流域別로 마르고 河Jr [의 次

數別로도 상이 하마. 、펙Jf\의 찮域別로 보면 일 

만석 」즈로 본 洛東江 流域의 中央部에 위 치 하는 

金潤江괴- 만변천유역 이 바 교적 構造線의 영 향을 

많이 만고있고 본 洛東江流域의 北端과 南端에 

位훨하는 乃城江流域과 南江流域 에 서 는 構造線

의 작용이 상대 걱 4로 微덩달 하마. 

이 는 基盤岩의 構成鍵物과 構成趙子의 크기 그 

리고 風化어1 對한 저항성이 마르고 河川流域別

로 構i윌線의 密度에 差異가 있다는데 그 原因

을 찾을수 있마고 생 각된다. 

河川을 켠默別로 考察하켜 보면 7次數河川야 

가장 構j월線의 영 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L/l植

등을 조사하겨 經合쩌으로 分析하겨 보면 본 冊

究t빙域에 서 7次數河川과 그 보다 低位의 6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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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川은 根本的으로 相異한 河川營力下에서 그 

河系網을 發達시켰다고 보껴지녁 6次數以下의 

河川에서는 次數가 석어 질수록 構造線의 영향 

은 증가됨을 얄수 있마. 

7:(;(數河JII과 比較하켜 6:(;(數와 5次數 河川에 

서 構造線의 영향이 감소된것은 일만석우루 초斷 

l롭과 그 바로 마음 次數에 해 당되 는 S~lbfractüre는 

相異한 走向을 갖기 때문이리라고생각된다. 次

數가 석 을수록 河系가 節쩔等의 小輝원線의 영 향을 

더 받는것은野外調옳에서 쉽게 확안할수샀마， 

各 河Jf!流域別로 보면 河川이 직 접 構펴線에 

짜라 흐르는 경우는 대략 20% 내외이고 次數別

로 보멜7次數河川얀이 거의 全 流路의 설만 정 

도가 構追線에 짜라 흐르나 기 닥의 低次歡河

}l\-'은 대 략 20% 內外가 構造線에 따라서 흐르는 

것을 얄수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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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Drainage 

Patterns and Tectolineaments 

Summary 

It has been knoNn that the tectolineaments 

influence the drainage patterns of river basins, 

but no detailed study on this problem has been 

so far made in Korea, because it is very diffi

cu1t to find 。그t the tectolineaments in the 

field dJe to complicated geologic history of 

Korea, the deep weathered zone of the sur

face ro:ks, and the relatively ancient tectonic 

movements which ended mostly by the end of 

Mesozoic 

Ho-,vever, thanks to the newly developed re

mote sensing techniques-especial1y Landsat Im

age Analysis-we recently have been able to 

trace the tectolineaments in the Naktong River 

Basin more accurately and mapped it with good 

res1!ts. In this paper the tectolineaments of 
the 4 1arge sub-drainage basins of Naktong River 

Basin (Nam, Kumho, Banbyun, Naesung) were 

analysed with reference to its direction and 

size in order to understand its general characters 

and compared with the drainage patterns of the 

above 4 river basins. The res'J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directions of the tectolineaments are 

most1y Sinian which strikes NNE-SSW. 

2) The Naesung River Basin, composed mainly 

of COlrse granitic gneiss having feldspar as its 

main component and of the J urassic granite, 
has less L/l ratio (ratio of the total length of 

river to the length of portion of river which 

Dong W on Park, 
Pil Chong Kang 

flows along or in the tectolineaments) , which 

is attributed to the thick weathered zone and 

widespread alluvium in this river bεsin. 

3) Kumho and Banbyun river basins are 

composed mainly of yo:.mg granite of Cretaceous 

and sedimentary rocks of Kyungsang series 

containing high contents of quartz and are sup

pos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elastic 

deformation which led to higher density of 

tectolineaments and higher L/l ratio. 

4) The western part of the Nam river basin 

which is similar geologically to Naesung river 

basin has less density of tectolineaments and 

thus less L/l ratio, but eastern part of the Nam 

river basin has higher density of tectolineaments 

and higher L/l ratio, simi1ar to Kumho and 

Banbyun river basin. 

5) The 7th order stream has highest L/1 ratio. 

The streams bel)N the 6th order show such a ten

dency that the 1J ver the order, the higher the 

L/l ratio, which means that streams of lower 

order are controlled by tectolineaments to gre

ater extent than the higher one. 

6) The fact that the 7th order stream has 

higher L/l ratio than the 6th order, contrary to 

the general tendency, indicates thát the 7th 

order and the 6th order stream have different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history of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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