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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자력발 소의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고리 원  주변 지역에서 가상사고 시에 

발생하는 핵종 방출 후 토양 는 농작물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핵종 농도분포를 

GIS와 연계하여 표 하고자 하 다.  표  상 농작물  방출핵종은 주민의 주식인 과 

131I로 정하 다. 총 100개의 cell에서 131I의 침 량으로부터 토양  농작물 부분에 한 131I

의 시간에 따른 양을 ECOREA-II코드를 통해 계산하 다. 계산결과를 ArcView에서 미리 

비된 polygon cell의 속성 자료에 각각의 cell i.d와 일치시켜 join 작업을 수행하 다.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낮아지는 131I 농도값을 일 성있는 색상 변화로 나타내기 해 

ArcView의 color lamp에 한 RGB 값을 조 하 다. 색상변화의 구분을 더 쉽게 하기 해 

농도 분포에 따라 cell 에 131I 농도 등 번호를 지정하여 표 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이 

방법을 통하여 고리주변 반경 10×10㎞ 지역에서 131I의 침  후 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131
I 농도분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었다.

Abstracts

  Assuming an accidental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Kori Nuclear Power Plants, the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in soil and plant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hich show 

the concentration change with time and regions were displayed by GIS. The object for 

the presentation was 
131

I concentration in rice which is one of staple foodstuffs.  

Provided by deposited 131I concentrations, ECOREA-II code computed the 131I 

concentration of the soil and the plant in the area divided by 100 unit cells in total, in 

which the concentrations also varied with time.  The results were introduced into the 



attributed data of previously designed polygon cells in ArcView.  In order to display the 

concentration change with time by monotonic color, the RGB value for ArcView color 

lamp was controlled. Expression, which is graded numerical value on the cells with 131I 

concentration was devised for the convenience of discrimination in color change on the 

cells. This display definitely helped the concentration change around Kori area be 

acceptable to public.

1. 서  론

  GIS는 지리 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 으로 수집, 장, 갱신, 조정, 

분석, 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지리  자료 그리고 인

자원의 통합체를 말하며, 지표면에 치한 장소를 설명하는 자료를 모으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GIS는 다양한 지구표면정보의 참조를 하

여 공간 으로 치를 표 하는 지형정보(geographical information)와 그 형태와 기능을 설

명․보완하는 비도형 속성정보(nongraphic attribute information)를 그래픽과 데이터베이스

의 리기능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장, 추출, 리, 분석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정보체계 

련기술이다. 한 지형정보의 특성(속성)정보를 부가하여 지도의 공간 인 계를 표 하

는 종합 인 분석수단이기도 하다. 재 그 활동분야가 사회  분야에 걸쳐 매우 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용되고 있는 분야로서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교통공학, 토

목공학, 수자원공학, 환경공학, 천연자원의 리, 산림연구, 지도제작, 군사작  등 그 활용 

폭이 매우 범 해지고 있다[1～4]. 특히 선진국의 GIS 문가들은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GIS가 필수 인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GIS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상물의 치의 상호연 성을 나타내는 공간자료(spatial data)

와 각각의 공간자료들이 가지는 상물의 련자료인 속성자료(attribute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자료로서는 raster 자료인 grid cell, 이미지가 있으며 vector 자료는 (point), 

선(line), 면(polygon)이 있다.  Raster 형태의 자료는 좌표로 나 어진 grid 혹은 pixel의 속

성 값이 matrix 형태로 처리되는 것으로서 성사진자료가 표 이다. 이 자료의 특징은 

데이터의 형식이 matrix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grid의 공간  치는 행렬내의 행

과 열에 의해 자동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자료구조가 간단하고, 지도의 첩이나 성자료와

의 결합이 용이하며, 단 별로 상 계가 동일하나, network가 어렵고 그래픽 자료의 양이 

방 한 도 있다.  Vector 형태의 자료는 도형을 구성하는 , 선, 면의 치와 길이  면

을 정확하게 표 하기 한 방식이다. 이 자료는 뛰어난 상 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

에 하천, 도로, 지 , 등고선, 경계선 등의 표 에 용이하고, 치와 속성의 일반화가 가능하

며, 정확한 그래픽 표 이 가능하나 자료구조가 복잡하고 지도의 첩이 어려운 단 도 있



다[5～8]. 속성자료(attribute data)는 공간자료와 련된 인문․사회  경제 인 통계처리와 

지표들이며, 문자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도형자료(nongraphic data)라고도 한다. 

GIS의 독특한 기능 의 하나가 공간자료와 그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속성자료의 연결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속성 자료의 구조는 field, record, file단 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속성으

로 원자력발 소의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GIS와 연계 표 하는 시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사고 주변지역에서의 상황에 한 신속한 단과 한 처에 응용 등, 

원자력 분야에 착한 부분에서 GIS의 이용 가능성도 크게 기  되고 있다[9, 10].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의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원  주변의 지역에서 가상

사고 시에 발생하는 핵종 방출 후의 일정시간 경과 후 토양 는 농작물에서의 핵종 농도분

포를 GIS와 연계하여 표 하고자 하 다.  이것은 궁극 으로 원  사고시에 발생할 수 있

는 원  주변에서의 토양  농작물에서의 핵종 오염 농도 분포를 실시간으로 표 해냄으로

써 사고 책에 한 의사결정권자가 신속한 상황 단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한 기

인 시도이다.

2.  운 용장 비  

  원  사고 시 주변의 농작물에서의 시간에 따른 핵종 농도 분포를 GIS 와 연계하여 표

하기 해 ESRI 사의 desktop GIS 구축용 상용 로그램인 ArcView를 사용하 다. 이 

로그램은 재의 Windows 운 체제(Windows 98/2000/XP)에서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

되어 있고, 지도의 표 과 질의 응답이 편리하여 정보를 악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한 장

이 있다[11]. 원자력발 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기 으로 출된 방사성물질의 분포를 

FADAS 코드[12]에서 계산하 다. 우선 주변지역 반경 80 km zone을 1km✕1km로 나 어 

총 80✕80 개의 cell로 나 어 각 cell에 한 기  침 량을 계산하 으며, 이를 GIS로 0

구 하려는 구역은 이 에서 사방 10km지역이므로 출력된 FADAS 자료를 재 구축하려

는 GIS에 합하도록 그림 1 과 같이 10km✕10km 로 변형하 다.  각 cell 지역을 구분하

기 해 고리 원 을 시 로 하여 정북 방향의 순서로 각 cell에 일련번호를 부여하 으며, 

각 cell의 침 량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토양  농작물에 한 방사성물질의 거동을 

ECOREA-II로 계산하 다[13].  표 1에 나타낸 계산 결과 역시 그림 1의 cell 구역과 동일한 

치에서의 해당 값으로 표 되었다. 각 cell에 해당되는 값을 가시 으로 쉽게 비교하기 

해 GIS 로그램을 이용한 그래픽 표 을 시도하 다.   

3 .  결 과   고찰

  ArcGIS의 제품군에서는 객체- 계형 database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이어 구조와 

객체구조의 database를 통합한 geodatabase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Geodatabase는 좌표 



 속성정보를 각각의 일에 장하는 coverage  shapefile과는 달리, 동일한 database에 

련정보를 장한다[14, 15]. 이와 같은 database의 집 화는 여러 가지의 많은 장 을 제

공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복잡하게 갖고 있는 GIS 표 용 정보 일의 리에 

있어서 기존의 복잡한 데이터 체계를 좀 더 단순하게 계통 으로 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리하는 각각의 일들의 부피를 크게 일 수 있어 컴퓨터에서의 장 역 부담을 경

감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장 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장 을 갖는 ArcGIS의 제품군 

 ArcView를 이용하여 원  주변의 지역에서 가상사고 시에 발생하는 핵종 방출 후의 토

양 는 농작물에서의 핵종 농도분포를 GIS와 연계하여 표 하고자 하 다. 표  상 핵종

은 131I로 정하고 131I의 토양침  결과 표시를 하기 하여 사회환경자료 결과자료를 인용하

고 방사성물질의 기방출 후 확산결과를 입력하여 토양에 한 오염정도를 계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환경을 참조한 index를 형성한 후에 표 1과 같이 Excel 데이터 형태로 추출된 

모사 결과를 GIS 그래픽 표 으로 시도하 다.

  농작물은 주민의 주식인 을 우선으로 정하 다. 총 100개의 cell에서 
131

I의 침 량으로

부터 토양  농작물 부분의 6개 compartment에 한 방사성물질의 시간에 따른 양을 

ECOREA-II코드를 통해 계산하 다. 계산결과 에서 침 일로부터 그해 종료일(365일)까

지 
131

I의 농도를 Excel sheet에 장하 다. 미리 고리원  주변의 20×20㎞ 구역 내의 모든 

행정경계, 지형, 건물, 도로, 하천, 토지이용도(논, 밭, 산림)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1:5000 축

의 상용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 다.  지도 데이터 에 가상 사고시의 고리원  주변 농

작물에서의 핵종 농도분포를 ECOREA-II 의 계산결과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 하기 해 

고리원 을 심으로 주변 10×10㎞ 구역에 1km✕1km의 cell로 나 어 총 10✕10 개의 cell

을 그림 2와 같이 추가의 shape 일로 비하 다.  Cell layer는 layer 구성 후 공간정보

의 손쉬운 분석을 해 vector type 의 polygon 연속체로써 비하 다. 사용된 GIS 로그

램 ArcView는 ESRI 사의 GIS 로그램군  확장 로그램인 Spatial Analyst의 도움없이

는 raster type의 자료 구조에서 공간정보 분석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된 layer

에서도 각 cell 지역을 구분하기 해 고리 원 을 시 로 하여 정북 방향의 순서로 각 cell

에 고유 i.d를 부여하 으며, 이 i.d는 ECOREA-II로 계산된  Excel data sheet에서의 각 

cell 값과 cell i.d에 일치하여 응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형태의 cell은 추후 필요시 

좀 더 확장된 구역의 표 을 해 cell의 개수를 증가시켜 이용할 수 있다. Polygon cell 의 

아래에 놓인 지역에서의 토지이용형태, 즉 특정 cell에서 어떤 의미있는 핵종 농도 값을 가

질 때 해당지역의 토지가 논, 밭, 는 산림 등의 이용 형태에 따라서 그 해석에 향을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 황을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토지이용 황은 polygon cell에 

가려져 있으므로 polygon cell layer가 불투명할 때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cell layer의 투과

도를 조정하므로써 cell 아래에 놓인 토지의 이용 형태를 가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상 사고시의 고리원  주변 토양  농작물에서의 핵종(
131

I) 농도분포에 하여 

ECOREA-II 로 계산한 결과를 장한 Excel data sheet로부터 임의 기간에 임의 작물 부

에서의 131I농도를 취하여 별도의 Excel data sheet를 작성한 다음, 이런 형태의 data format

을 ArcView에서 직 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 가능한 dBase Ⅳ data format으

로 변환시켰다.  변환된 형태의 131I 농도 데이터를 ArcView에서 미리 비된 shape 일인 

polygon cell layer에 각각의 cell i.d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식시키기 해서 shape 일의 

속성 자료 테이블과 join 작업을 수행하 다.   
131

I 농도 데이터와 polygon cell shape 일

의 속성 자료 테이블간의 join 작업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지도상에서 

데이터 값을 개별 으로 구분하기 해 나타내는 것은 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그 게 나타내었다 할지라도 개별 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

를 그룹화하는 경향이 지배 이다. 즉 여기에서도 각 cell 들이 갖는 131I 농도값들이 개별

으로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값들은 한가지 색으로 묶어서 체의 농도값들에 하

여 7～12 색으로 계 을 정하여 분류하는 것이 가장 구별하기 쉬운 표 법으로 알려져 있

다.   ArcView 로그램에서는 계 의 범   최고와 최 을 나타내는 분기 을 지정하

여 해당 feature 가 어느 계 에 속하는 지 알 수 있으며, 사용 인 데이터에 해 잘 알고 

있다면, 직  계 을 정의 는 ArcMap의 표 형식의 분류안에 의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 ArcView에서는 가장 보편 으로 사용하는 4 가지 기본  분류안을 제공하고 있다.  

의 가시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가상 사고 시의 131I에 의한 고리원  주변에서의 농작물

에 한 침  결과를 그림 6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은 가상 사고 시 고리원  주변 반경 

10×10㎞지역에서 131I의 침  후 임의로 정한 150일 후에 에서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이 그림에서는 131I의 농도값을 갖는 cell에서의 색상 분류시 색상의 투과도를 0으로 하

기 때문에 뚜렷한 색상 구분으로 각 cell에서의 
131

I의 침  농도값 높낮이 경향을 쉽게 

악할 수는 있지만 cell 아랫부분의 토지이용형태 는 필요 시 건물정보나 그밖의 사회환경 

정보를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 7에서는 cell에서의 색상 투과도를 60%로 하여 

색상구분에 의한 
131

I의 침  농도값 구분과 더불어 해당 cell 아랫부분에서의 토지이용형태 

구분이 가능하 다. 따라서 cell 아랫부분에 놓여있는 공간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 polygon의 속성정보를 열어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선택된 polygon이 

해당 cell의 역에 정확하게 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직 한정된 cell 아래의 공간정보

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cell에 한 색상투과도를 조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모로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이라 하겠다., 

  원 에서의 가상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에서의 핵종 침 에 따른 농작물에서의 핵종 농도

를 GIS 와 연계하여 표 한다면 표 하고자 하는 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원

 사고 시 방출되는 핵종, 주변 토양에서의 핵종 농도, 농작물의 종류, 동일 농작물서의 부



별 핵종 농도,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에 한 경과시간 별 핵종 농도 등 표  상이 매

우 많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리원  가상사고 시의 방출 핵종은 131I으로 고정시키고, 

주변 경작지에서의 농작물을 벼( )로 고정시켜서 GIS와 연계하여 표 하고자 하는 시간

별 구분은 사고 발생 후 1일, 10일, 30일, 100일, 125일 경과 시의 계산자료로 정하 다. 표

 형식은 가상사고 발생 후 고리원  주변 반경 10×10㎞지역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서 

131I의 침 에 따른 에서의 131I의 농도 변화를 cell에서의 색상 변화로 나타내고자 하 다. 

상식 인 기 로는 사고 발생 후 기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의 
131

I 농도값 분포는 상당

히 다를 것으로 측된다. 즉, 사고 발생 후 기는 131I 농도값이 체로 높을 것이므로 진

한 색상의 cell로 표 될 것이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의 131I 농도값은 기보다 상당히 낮

은 값의 분포를 보일 것이므로 은 색상의 cell로 표 될 것이다.  ArcMap의 표 형식 분

류방법에 의해 각 해당일의 131I 농도자료를 cell에 한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사고 발생 후 

1일 경과 시의 체 으로 높은 농도값 분포도와 125일 경과 시의 체 으로 낮은 농도값 

분포도는 체 으로 높고 낮은 농도값과 상 없이 동일한 정도의 색상으로 표 될 것이다. 

즉.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낮아지는 131I 농도값의 변화를 기에서 최종 농도까지 인

으로 연계시켜 한가지 계열의 색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한 각 해당일의 data set을 독립 으

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리원 으로부터의 방향  거리에 따른 cell의 색상 차이만 있을 뿐 

각 분포도가 동일한 정도의 색상으로 표 될 것이다. 따라서 사고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차 낮아지는 131I 농도값을 cell의 색상으로 반 시키기 해서는 사고발생 직후의 높은 

기 농도값부터 표 상 기간의 최종기간에서의 낮은 
131

I 농도값까지를 표 하고자 하는 

색상표에서 인 으로 연계시켜 한가지 계열의 색상으로 표 할 수 있도록 조작이 필요하

다.  이러한 인  color lamp 조작 방법은 algorithmic color lamp 의 RGB 값을 조 함에 

의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사고 기간동안의 
131

I 농도값을 표 하기 해 cell의 색

상에서 진한 농도값에는 색, 간 농도값에는 노랑색, 낮은 농도값에는 녹색을 갖는 color 

lamp를 선택하 다. GIS 표  상 기간인 가상 사고 후 1일 경과 시부터 125일 경과 시까

지의 
131

I 체 농도값 에서 최 값은 6.51941×10
-06 

Bq/㎏, 최소값은 1.14875×10
-14 

Bq/㎏ 

이었다. 최 값 6.51941×10-06 Bq/㎏에 해당하는 cell은 색의 RGB 값 255,0,0를 지정하고, 

최소값 1.14875×10-14 Bq/㎏에 해당하는 cell은 녹색의 RGB 값 56,168,0를 지정하 다. 따라

서 그림 6과 같이 각각의 표 상 기간의 
131

I 농도값  최 값과 최소값을 사고 기간 

의 체 color lamp에 용시켜 표  색상의 범 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작은 사고 기

간 체에 걸쳐 변하는 131I 농도값을 해당지역의 cell 색상의 일 된 변화로 나타낼 수 있

다. 이러한 조작 방법으로 고리원  가상 사고 발생 시 원  주변 반경 10㎞ 이내에서의 벼 

가식부( )의 131I 농도값 변화에 하여 표 하고자 하는 5개의 특정 시기별 cell 색상에 

한 RGB 값 조작을 그림 6과 같이 수행하 다. RGB 값 조작 후의 그림을 그림 7(a)에서 



(e)까지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가상 사고 발생 기부터 125일 경과 시까

지 변화하는  131I 농도값에 하여 cell 색상의 일 된 변화로 치  시기에 따라 구분하

고 있다.  ECOREA-II 의 계산 결과에 의하면 가상 사고 발생 후 1일차의 131I 농도값 분포

보다 10일차의 결과가 좀 더 높은 값들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6(a) 와 (b)의 색 

계열 cell 색상 차이로 쉽게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낮아지는  

131I 농도값에 하여 그림 6(c)～(e)에 걸쳐 녹색 계열의 cell 색상으로써 잘 구분되고 있다. 

특정 시 에서의 고리원 으로부터 방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는 
131

I 농도값에 하여

도 cell 색상의 차이에 의해 잘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그림 6(a) 와 (b)에서 보기를 들어 

나타낸 것과 같이 고리원  주변의 cell 색상에 의해 131I 농도값의 고 를 우선 으로 단

한 다음, 심있는 지역의 
131

I 농도값을 구체 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ArcView 로

그램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feature identify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즉, feature identify 

기능을 활성화시켜놓은 후 심 지역의 cell을 클릭하면 해당 cell에 련된 속성정보를 테

이블로 보여 다. 따라서 cell의 속성정보 의 하나인 
131

I 농도값도 그림 6(a) 와 (b)에서 보

인바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한 색상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아 색상변화에 의해서 시각 으로 131I 농도값의 고 를 

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비하여 농도값의 고 에 따라 등 을 정하고 그 등 을 cell 에 

수치로 표 함으로써 농도분포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 방법을 고안하 다. 등

의 분류는 색상의 차이를 구성할 때 이용한 농도별 차이에 의한 군으로 분류한 기 과 동일

하게 용하여 색상의 변화와 cell 에 표 된 수치가 
131

I 농도분포에 따라 동일한 변화로 

용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에 131I 농도값에 따른 등 을 cell 에 수치로 표 한 

를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농도군에 속하는 yellow color로 표 된 cell에는 푯값으로 수치 

1로 나타나 있으며, 가장 높은 농도군에 속하는 red color로 표 된 cell에는 푯값으로 수

치 10으로 나타나 있다. 즉, 동일시간 에서 cell 의 수치의 높고 낮음으로 사고 주변지역

에서의 131I 농도 분포에 한 지역에 따른 신속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 다. 

  그림 9는 이제까지의 GIS 표  범 를 고리원  심으로 반경 10x10km 범 에서 나타

낸 결과를 반경 30x30km로 확장하 을 때 가상사고 후 1일 경과 시 에서의  131I 농도값

을 나타낸 것이다. 각 cell 에 사용된 131I 농도 데이터 값은 결과값의 요성보다는 실제로 

육상생태계 평가 로그램에서 계산된 결과값이 도출되었을 때, 이 결과를 GIS와 연계하여 

표 하는 방법의 성을 요시 하여 ECOREA-Ⅱ로 계산된 10x10km에서의 결과값을 기

본으로 하여 임의의 가상 농도 데이터를 사용하 다. 10x10km 범 의 10x10개의 cell에서 

비된 방법과 동일한 형식으로 30x30km 범 에서 단 크기가 1x1km인 30x30개의 cell을 

비하고 해당 데이터를 변환하여 ArcView 로그램에서의 cell layer에 해당하는 속성 테

이블과 join 작업을 수행한 후 농도값에 따른 색상변화를 나타내었다. 차후로 육상생태계 평



가 로그램에서 도출된 결과를 해당 지역의 GIS 와 연계하여 표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

한 기법을 기 로 하여 궁극 으로는 가상 사고 시의 방사성 핵종의 침 에 한 모사 로

그램 결과를 GIS 표  기법과 연계하여 실시간 표 까지도 기 할 수 있어서 원  사고 시 

의사 결정자가 원  주변의 핵종 침 황을 신속하게 악하여 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4.  결  론

  원자력발 소의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원  주변 지역에서 가상사고 시에 발생하

는 핵종 방출 후의 일정시간 경과 후 토양 는 농작물에서의 핵종 농도분포를 GIS와 연계

하여 표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ESRI 사의 GIS 구축용 상용 로그램인 ArcView를 

사용하 다. 

  표 상 농작물  방출핵종은 주민의 주식인 과 
131

I로 정하 다. 총 100개의 Cell에서 

131I의 침 량으로부터 토양  농작물 부분에 한 131I의 시간에 따른 양을 ECOREA-II코

드를 통해 계산하 다. 계산결과를 Excel sheet에 장하고 ArcView에서 인식 가능한 

dBase Ⅳ data format으로 변환시켰다. 변환된 형태의 
131

I 농도 데이터를 ArcView에서 미

리 비된 shape 일인 polygon cell layer에 각각의 cell i.d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식시

키기 해서 Shape 일의 속성 자료 테이블과 Join 작업을 수행하 다.  Join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사고 시 고리주변 반경 10×10㎞지역에서 
131

I의 침  후 임의로 정한 기간에

서 에서의 131I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낮아지는 131I 농도값을 일

성있는 색상 변화로 나타내기 해 ArcView의 color lamp에 한 RGB 값을 조 하 다. 

RGB 값의 조  후 나타낸 cell의 색상 변화는 의도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131

I 농도값을 구

분하기 쉽게 잘 나타내었다. 색상변화의 구분을 더 쉽게 하기 해 농도 분포에 따라 cell 

에 131I 농도 등 번호를 지정하여 표 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이러한 기법을 기 로 하여 궁극 으로는 가상 사고 시의 방사성 핵종의 침 에 한 모

사 로그램 결과를 GIS 표  기법과 연계하여 실시간 표 까지도 기 할 수 있어서 원  

사고 시 의사 결정권자가 원  주변의 핵종 침 황을 신속하게 악하여 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감 사  :  본  연구는  과 학기 술부 의  원자력연구개 발사 업 의  일 환 으 로  수행 되 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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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ing of 1x1km cell within the radius of 10km arround Kori NPP in Excel

 Table 1. Deposition of 131I on surface of soil in hypothetical accident scenari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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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4.29E-08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25E-06 3.35E-07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17E-05 7.08E-06 1.54E-06 1.04E-08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27E-05 1.71E-05 1.12E-05 6.35E-06 2.75E-06 3.53E-07 2.49E-07 0.00E+00 0.00E+00 0.00E+00

5.91E-06 1.15E-05 1.75E-05 1.86E-05 1.54E-05 9.84E-06 5.13E-06 9.27E-07 0.00E+00 0.00E+00

4.62E-07 1.38E-06 3.54E-06 4.95E-06 1.14E-05 1.97E-05 3.40E-05 6.57E-05 8.70E-05 1.67E-04

0.00E+00 1.24E-08 3.76E-08 1.29E-07 8.08E-07 5.35E-07 2.73E-06 8.92E-06 1.77E-05 3.10E-0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Fig. 2. Preparing of 1x1km cell within the radius of 10km arround Kori NPP

     in ArcView 

Fig. 3. Land usage arround Kori NPP



Fig. 4. Conversion of Excel Data Sheet to dBase Ⅳ format

Fig. 5.  Join of 131I concentration data to attribute information table in polygon cell



Fig 6. Partitioning of RGB value in color lamp with 131I concentration distribution

(a)

(b)



(c)

(d)

(e)

Fig. 7. 
131

I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rice arround Kori NPP after hypothetical 

accident; (a) a day later, (b) 10 days later, (c) 30 days later, (d) 100 days later, 

(e) 125 days later



Fig. 8. Expression of 131I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rice around Kori NPP after 

hypothetical accident using the numbering on cell with 
131

I concentration

Fig. 9. 
131

I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rice for 30x30km around Kori NPP after 

hypothetic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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