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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질조사, 자원탐사  제반 토목공사에 있어 상 지하 지질구조의 정보를 정

확히 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사하고자 하는 상의 특성

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시추코아(이하 코아) 자료는 

지하의 지반상태를 직 인 사실정보로서 확인 할 수 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지

고 있고 지하자원 부존량  품질, 경제성 평가  토목설계를 한 조사, 시공  시

공 리에서 매우 요한 자료이다(Fig. 1). 그러나, 방 한 코아 자료의 종합 이고, 체

계 인 리가 되지 못해 정보로서의 이용가치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Fig. 1. 시추조사는 시추기를 사용하여 지반을 착공하며 채취된 코아관찰에 의하여 지반의 구성상태,

          지층의 두께와 심도, 층서, 지반구조 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인 조사 방법이다.

종래에는 부분의 장에서 코아의 육안 찰 결과를 조사목 ( : 석유,  조사, 

지하수조사, 토목지반조사 등)  조사업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주상도 양식에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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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2에서는 동일한 코아

에 해 지질공학  측면과 지질학  측면에서 각각 육안 찰하여 기록한 주상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2의 오른쪽 부분은 퇴 환경에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

며, 왼쪽 부분에서는 입도의 구분이 으로 기재되어 있다(조충붕, 2003). 한편, 코

아로부터 육안 찰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즉, 리의 발달상태, 단층  쇄 의 특

징 등을 1m 구간별로 표 (Fig. 3)함으로써 기존 시추주상도의 내용을 크게 보완하고

자 하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코아로부터 최 한의 정보

 

Fig. 2. 코아의 육안관찰에 의해 작성된 시추주상도. 우측 : 지질주상도, 좌측 : 토질주상도 

를 얻고자하나 그 정보의 정확도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근원 인 한계성이 있음이 이

미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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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시추주상도는 기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코아에 투명종이를 말아 기재하거나(우측), 1m

        구간별로 표현하기도 한다(좌측).

◯ 코아 육안 찰은 어디까지나 단지 보여 지는 한 면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로부

터 단의 오류가 유발될 수 있다.

◯ 코아 외형을 남기기 한 사진 촬  역시 코아 한 면에 한 결과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의 식별력은 사진기의 성능 내지 촬 의 근 정도에 따라 크게 달리하기 때

문에 화면 분해능의 일 성은 기 되기 어렵다.

◯ 시추주상도에 한 신뢰도는 어디까지나 조사자의 단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

를 재고하기 해서는 반드시 채취된 코아를 다시 찰하여야 한다. 만약, 코아가 유

실되었다면 단지 재 시추에 의해서만 재고가 가능하다.

◯ 실내 시험을 해 주어지는 일부 코아는 시험 후 부분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코아의 완 한 보 은 기 될 수 없다.

◯ 코아로부터 암석의 지질  지질구조를 단순히 육안 찰에 의해 묘사하는 데에

는 즉, 리  단층의 두께  변화, 암상의 국부 인 변화  그들의 상 인 비교 

등을 서술하는 데에는 근원 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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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제에 처하기 한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 바로 Fig. 4에서 나타난 바 코아

를 복사기 에서 회 시켜(그림 윗부분조) 복사하는 방법이다. 그림 아랫부분은 바로 

복사된 결과로서 여기에는 리  엽리의 발달상태가 다양한 sine curve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복사된 기록의 크기  색깔측면에서 제한된 변화만 구사될 수 있겠으나 

코아 외형을 그 로 표 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4. 코아은 복사기 위에서  360∘ 회전하며 지질구조가 흑백으로 복사되고 있다.

코아 분석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지 까지의 노력  상기 코아를 복사하

는 기발한 착상은 기야 새로운 기법 개발을 구하기에 이르 다. 즉, 코아의 외형

을 학 으로 촬 하고 동시에 디지털 기록 처리(optical core scanning)되게  함으로

써 재래의 분석결과에 한 부정확성을 배제하고 한 코아분석의 과학화를 극 화 

할 수 있는 소 , 코아 분석을 한 하나의 신기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칼라 코아스캐 (Color Corescanner)는 코아 외형을 학 으로 촬 하고 동시에 디

지털 기록 처리함으로써 암반 성상을 그 로 복원하여 시추자료 은행화(data base)함

은 물론 그로부터 지질학   지질구조학  분석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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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단 기법이다( 혜자, 2003; Hyun, 2005). 칼라 코아스캐 에 한 착상  그에 따

른 기본 hardware  software는 독일 DMT-GeoTec 연구소에서 개발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측정장치의 내구성  운용의 효율성은 물론 분석기법의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지속 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칼라 코아스캐  측정시스템(Fig. 5)은 크게 (1) 코아를 회 하게 하는 모터. (2) 코아

를 촬 하여 DSP(Digital Signal Processing)처리하는 CCD(Charge Coupled Device) line 

camera, (3) 모터제어 인터페이스와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내장하여 데이터를 장하고 

동시에 상화하는 PC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시추코아 형태“rolled

 

  

                  u n r o l l e d  m o d e              s l a b b e d  m o d e

           

         Fig. 5. 칼라 코아스캐너 시스템.  측정기법 : unrolled mode, slabbed mode.

core(lower left part)”와 “slabbed core(lower right part)에 해 스캐닝이 가능하다. 코

아는 고무로 피복된 두개의 라스틱  사이에 물려서 일정한 속도로 회 된다. 이 

때 회 장치의 제한된 규격으로 인하여 코아의 총 연장 최  1m이며 코아의 직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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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m∼150mm범  내에서 측정 가능하다. PC에 내장된 측정 운  software (DIGI- 

CORE)는 MS-window NT상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의 주된 기능은 코아 길이의 실측

화에 따른 제반조정, 측정제어, 코아 이미지( : 명암, 화, 색깔) 교정  데이터 

리(Bitmap format 장, 상화  도면화 등)이다. 

Fig. 6은 하나의 실례로서 시추코아 외형(연장 약 80cm)을 디지털한 결과(unrolled 

core image)이다. 시된 시추코아의 직경은 약 42mm이며 확 된 이미지상에서 특징

인 퇴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별하여 사진촬 의 경우에

는 단지 코아의 한 면만 찰될 수 있으나 반면, 여기서 도면화된 것(unrolled image)은 

코아의 양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분석을 한 온 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한

편, 사진촬 으로 인한 화면의 크기 내지 분해능은 거의 고정 이라 할 수 있겠으나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다양한 도면화 기법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다. 

  

     Fig. 6. 칼라 코어스캐너의 응용.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화살표 구간내를 확대한 것이다.

             시추코아(황산층의 하부인 병온리 층원과 화원층의 상부 퇴적구조) 심도구간

             약  44.60m∼45.26m에 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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