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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대륙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어느 지괴의 암석에 표는 대륙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어느 지괴의 암석에 
기록된 지질 시대별 기록된 지질 시대별 고지자기 복각과 진북 방향고지자기 복각과 진북 방향을 나타낸 을 나타낸 
것이다.것이다.

이 지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 지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보기||  에서 있는 대로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고른 것은?? (단,  (단,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표에서 왼쪽에 위치할수록 과거의 지질 시대이다.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고지자기를 분석하는 자료에서의 

상황은 모두 정자극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지자기 복각의 부호가 +인 상태에서 

그 크기가 계속 증가(+25°→+36°→+44°→+50°)하고 있다. 

따라서 지괴는 북반구에서 계속 고위도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지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이다.

  ＃ 고지자기 복각과 진북 방향

지괴의 남북 이동과 회전을 분석해야 한다.

  ＃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고지자기 복각과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의 변화는 

실제 자북극의 이동이 아니라 지괴의 이동 및 회전에 의해 

나타났다.

001  지구과학Ⅱ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번

  ＃ 변형: 발문

원본 문항 발문의 (단,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에서 

‘진북’을 ‘지리상 북극’으로 수정하였다. 현재 지구과학Ⅰ에서 

‘지리상 북극’은 하나의 지점이고, ‘진북’은 지리상 북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의미하므로 둘을 구분해야 한다.

  ＃변형: 자료, 보기 ㄱ

원래 문제의 자료와 보기 ㄱ의 ‘제3기’를 ‘팔레오기·네오기’로 

교체하였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신생대 제3기가 팔레오기와 

네오기로 세분되었기 때문이다.

  ＃공부 방향

이전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유형이 수능에 출제되어 매우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던 문제이다. 고지자기 복각의 증감에 

대한 해석은 상대적으로 쉬우나, 지괴의 회전을 해석하는 

것이 까다로웠다. 결론적으로는 위의 해설처럼,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괴가 

회전하였다.’라고 암기해도 좋지만 공부할 때는 아래와 같이 

회전의 과정을 나타내 보는 것이 좋다.

지질 시대지질 시대 쥐라기쥐라기 전기 백악기전기 백악기 후기 백악기후기 백악기
팔레오기팔레오기
  ·   네오기  ·   네오기

고지자기고지자기
복각복각

+25° +36° +44° +50°

진북 방향진북 방향

자료분석

발문분석

자료분석에 따라 맞는 보기이다.

자료분석에 따라 맞는 보기이다.

자료분석에 따라 맞는 보기이다.

ㄱ.ㄱ.팔레오기 · 네오기에 북반구에 위치하였다.팔레오기 · 네오기에 북반구에 위치하였다.

ㄴ.ㄴ.백악기 동안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백악기 동안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ㄷ.ㄷ.쥐라기 이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쥐라기 이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보기분석

COMMENT

시시
기기

쥐라기쥐라기 전기 백악기전기 백악기 후기 백악기후기 백악기
팔레오기팔레오기
  ·   네오기  ·   네오기

~~ 현재현재

쥐쥐
라라
기기

생생
성성

암암
석석

시계 방향으로 63° 회전시계 방향으로 63° 회전

전전
기기

백백
악악
기기

생생
성성

암암
석석

시계 방향으로 35° 회전시계 방향으로 35° 회전

후후
기기

백백
악악
기기

생생
성성

암암
석석

시계 시계 방향으로방향으로

17° 회17° 회전전

팔팔
레레
오오
기기
··

네네
오오
기기

생생
성성

암암
석석

- - 

생성 당시의생성 당시의
진북 방향진북 방향

생성 당시의생성 당시의
진북 방향진북 방향

생성 당시의생성 당시의
진북 방향진북 방향

생성 당시의생성 당시의
진북 방향진북 방향

정답 ㄱ, ㄴ, ㄷ



ArbalétrierArbalétrier

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아발레트리예(주)에 있습니다.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아발레트리예(주)에 있습니다.

COMMENT002  
  ＃ 변형: 발문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뀜에 따라 원래 문제의 

‘현생 이언’을 ‘현생 누대’로 교체하였다.

  ＃ 멸종 시기

(가)와 (나) 자료 모두 E 2021 St p.60에 수록된 자료이다. 

특히 (나)에서 현생 누대의 대멸종 5번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면 보기 ㄴ을 엄밀하게 풀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갑주어의 멸종 시기를 모르더라도 갑주어의 

번성 시기를 알고 있으면 오르도비스기 말에 갑주어가 

멸종했는지 묻는 보기 ㄴ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구과학Ⅱ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정답 ㄱ

(가)(가) (나)(나)

(가)에서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즉 약 2.5억 년 전에 A는 

멸종하고 B의 과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고생대 

말에 멸종한 A는 삼엽충, 현재까지 존재하는 B는 완족류이다.

현생 누대 동안 5번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고, 이를 (나)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생 누대 동안 완족류와 삼엽충의 과의 수 변화

완족류는 고생대 말에 과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삼엽충은 고생대 말에 멸종했다.

  ＃ 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의 멸종 비율

현생 누대에는 오르도비스기 말, 데본기 말, 페름기 말, 

트라이아스기 말, 백악기 말 5번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다.

그림 (가)는 그림 (가)는 현생 누대 동안 완족류와 삼엽충의 과의 수 현생 누대 동안 완족류와 삼엽충의 과의 수 
변화변화를, (나)는 를, (나)는 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의 멸종 비율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을 나타낸 을 나타낸 
것이다. 것이다. AA와 와 BB는 각각 완족류와 삼엽충 중 하나이다.는 각각 완족류와 삼엽충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것은? ? [3[3점점]]

㉠ 시기는 오르도비스기 말이다. 오르도비스기에 

어류가 출현하였고, 실루리아기 ~ 데본기에 갑주어 등이 

번성하였으므로(E 2021 St p.59) ㉠ 시기에 갑주어는 멸종하지 

않았다.

자료분석에 따라 맞는 보기이다.

(가)에서 B의 과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기는 고생대 

말이다. 공룡은 중생대 말에 멸종하였다.

ㄱ.ㄱ. (가)에서 (가)에서 AA는 삼엽충이다.는 삼엽충이다.

ㄴ.ㄴ. (나)에서 (나)에서 ㉠㉠ 시기에 갑주어가 멸종하였다. 시기에 갑주어가 멸종하였다.

ㄷ.ㄷ.BB의 과의 수는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의 과의 수는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오르도비스기 말오르도비스기 말

페름기 말페름기 말

데본기 말데본기 말

트라이아스기 말트라이아스기 말

백악기 말백악기 말

발문분석

자료분석

보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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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지구과학Ⅰ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정답 ④
003  

다음은 기상위성 영상에 나타나는 구름의 특징에 대한 다음은 기상위성 영상에 나타나는 구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그림은 같은 시각에 다른 파장으로 관측한 기상위성 설명이고, 그림은 같은 시각에 다른 파장으로 관측한 기상위성 
영상이다.영상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점점]]

적외선 영상적외선 영상

      

가시광선 영상가시광선 영상

○○

○○

적외선 영상에서는 적란운이나 권운 등 구름 상부의 고도가 적외선 영상에서는 적란운이나 권운 등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을수록 밝게 보이며, 안개와 하층운은 어둡게 보인다.높을수록 밝게 보이며, 안개와 하층운은 어둡게 보인다.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구름이 두꺼울수록 태양광의 반사가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구름이 두꺼울수록 태양광의 반사가 
커서 밝게 보인다.커서 밝게 보인다.

①① AA 지역이  지역이 CC 지역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지역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가시광선 영상에서 C 지역이 A 지역보다 밝게 나타나므로, 

구름의 두께는 C 지역이 A 지역보다 두껍다.

각 지역 상공에서 가시광선 영상을 통해 구름의 두께를, 

적외선 영상을 통해서 구름 상층부의 고도를 비교할 수 있다. 

A 지역은 B 지역과 C 지역에 비해 구름의 두께가 얇고, B 

지역에 비해 구름 상층부의 고도가 높다. B 지역과 C 지역은 

A 지역에 비해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외선 영상을 통해 구름 상층부의 고도는 B 지역보다 

C 지역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높
이

A B C

상층부

구름

⑤⑤ 적외선 영상은 가시광선 영상보다 관측 가능 시간이 짧다.적외선 영상은 가시광선 영상보다 관측 가능 시간이 짧다.

②② AA 지역과 지역과 BB 지역에 있는 구름은 같은 종류이다.지역에 있는 구름은 같은 종류이다.

③③ BB 지역이 지역이 CC 지역보다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다.지역보다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다.

④④ CC 지역은 적운형 구름에 덮여 있다.지역은 적운형 구름에 덮여 있다.

A 지역의 구름은 B 지역의 구름에 비해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두께도 얇으므로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없다.

적외선 영상에서 구름은 B 지역보다 C 지역에서 밝게 

나타나므로, 구름 상부의 고도는 B 지역이 C 지역보다 낮다.

C 지역의 구름은 비교적 두께가 두껍고 구름 상층부의 

고도가 높으므로, 연직 방향으로 발달한 적운형 구름이다.

적외선 영상은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시간에 

관계 없이 관측이 가능한 반면, 가시광선 영상은 구름과 

지표면에서 반사된 태양의 가시광선을 이용하므로 해당 

지역이 태양광이 비칠 때만 관측이 가능하다.

  ＃ 변형: 자료

원본 문항의 가시광선 영상 설명은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구름 입자가 클수록, 그리고 구름 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태양광의 반사가 커서 밝게 보인다.'였으나, 구름 입자의 

크기와 수에 관한 내용은 현 교육과정에 있지 않아 설명을 

교체하였다.

  ＃ 변형: 선지 ①

원본 문항의 선지 ①은 'A 지역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였으나, 현재 교육 과정에서 강수 가능성을 다루지 

않기에 선지를 교체하였다.

  ＃ 변형: 선지 ⑤

원본 문항의 선지 ⑤는  ‘위성 영상 자료로는 중층운을 

관찰할 수 없다.’였으나, 현재 교육 과정에서 구름의 종류를 

자세히 다루지 않기에 선지를 교체하였다. 

  ＃ 위성 영상 해석

서술 범위는 조금씩 다르나, 6종 모든 교과서와 2021 연계 

교재에 파장에 따른 위성 영상 해석이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문항에서는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었지만 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④

자료분석

발문분석

COMMENT

보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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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ㄴ, ㄷ 정답 ㄱ, ㄴ, ㄷ 정답 ㄱ, ㄴ, ㄷ

그림 (가)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소 그림 (가)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소 AA, , BB, , CC의 위치가 표시된 의 위치가 표시된 
어느 날 어느 날 1313시시의 일기도를, (나)는 이날 의 일기도를, (나)는 이날 AA∼∼CC 중 한 관측소에서  중 한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측정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보기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것은??  [3[3점점]]

13

B

한랭 전선 통과

(가)(가)

      

13

B

한랭 전선 통과

(나)(나)

(나)에서 관측소의 기온은 16시 전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나)에서 '한랭 전선 통과'라고 표시된 시각에 한랭 전선이 

관측소를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시 전후로 

기압이 극소이므로 기압 변화 또한 한랭 전선 통과 시기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13시는 온난 전선이 통과한 후이면서 한랭 

전선이 통과하기 전이므로 (나)는 B의 관측 자료이다. 

11~15시 즈음에 기온이 소폭 상승해 (나)가 C의 관측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온난 전선 통과 전일 11~13시의 기온 상승 폭과 온난 

전선 통과 후일 13~15시의 기온 상승 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온난 전선이 

통과했다고 볼 수 없다.

  ＃ 13시 

 (가)가 13시에 측정된 것이므로, (나)에서 13시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기온과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A 부근은 한랭 전선 후면의 지역으로, 적운형 구름 

(적란운)이 발달하여 소나기성 강수가 내린다. 

(나)의 측정값은 13시 기준 온난 전선이 통과한 후 한랭 

전선이 통과하기 전인 B에서 얻은 것이다.

C는 온대 저기압의 영향권 내에서 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위치하므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C는 13시 기준 온난 전선 전면에 위치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남동 → 남서 → 북서의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ㄱ.ㄱ. (가)의 (가)의 AA 부근에는 적란운이 발달한다. 부근에는 적란운이 발달한다.

ㄴ.ㄴ. (나)의 측정값을 얻은 관측소는 (나)의 측정값을 얻은 관측소는 BB이다.이다.

ㄷ.ㄷ.이날 이날 CC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발문분석

자료분석

보기분석

(나)의 일기 기호를 통해 관측 지점에서 기압은 1014.0hPa, 

기온은 15°C, 이슬점은 8°C이고, 풍속 5m/s의 남남서풍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압은 A지점에서 1012hPa이고, 

C지점에서는 1012hPa보다 작으므로, (나)는 B지점의 일기 

기호이다. 풍향도 남남서풍이므로 기압뿐 아니라 풍향을 

고려해도 B지점의 일기 기호로 타당하다.

한편, 온대 저기압 부근의 등압선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D지역 부근 등압선의 기압은 위 그림처럼 되지만은 않는다. 

아래 그림과 같이 D지역이 저기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온난 전선 후면 따뜻한 기단의 기원을 고려하면 

D지역이 고기압인 것이 타당하므로 위 그림과 같은 기압 

배치가 적절하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것이고, (나)는 AA, , BB, , CC 중 한 지점의 일기 기호이다. 중 한 지점의 일기 기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것은?? (단, 등압선 간격은  (단, 등압선 간격은 4hPa4hPa이다.) 이다.) [3[3점점]]

지구과학Ⅰ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정답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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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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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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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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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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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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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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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발문분석



맛보기       

A지점을 지나는 등압선은 1004hPa 등압선으로부터 두 칸 

떨어져있고, 1012hPa 등압선과 이웃하므로 A지점을 지나는 

등압선의 기압 또한 1012hPa이다.

자료분석에 따라 맞는 보기이다.

자료분석을 보면 알 수 있듯 D지역의 기압은 1024hPa 

이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를 고려할 때 D지역의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일 

가능성이 높다.

등압선의 기압을 대충 찍고 넘어가는 문항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D지역의 고기압/저기압 판단은 물론, 

자료분석에 별색으로 표시된 등압선의 기압 수치를 혼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기도를 공부하길 바란다.

ㄱ.ㄱ.AA 지점을 지나는 등압선은  지점을 지나는 등압선은 1012hPa1012hPa이다.이다.

ㄴ.ㄴ. (나)는 (나)는 BB 지점의 일기 기호이다. 지점의 일기 기호이다.

ㄷ.ㄷ.DD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한다.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한다.

보기분석

COMMENT

2021 KICE FOR ONE

그림 (가)는 어느 날 그림 (가)는 어느 날 0606시부터 시부터 2121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느 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는 이날 관측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는 이날 0606시의 우리나라 시의 우리나라 
주변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 기간 동안 주변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 기간 동안 온난 전선과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중 하나가 이 관측소를 통과한랭 전선 중 하나가 이 관측소를 통과하였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것은??  [3[3점점]]

(가)(가) (나)(나)

지구과학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정답 ㄴ, ㄷ

  ＃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중 하나가 이 관측소를 통과

온난 전선이 통과했다면 통과 후 기온이 상승하고, 한랭 

전선이 통과했다면 기온이 하강한다.

 (가)는 특정 시각에서 측정한 서-동, 혹은 북-남 연직 

단면이 아님을 유의한다. 특정 지점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연직 기온 분포를 등치선으로 나타낸 자료임을 발문에서 

잘 읽었어야 당황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 전선 통과 전후 

기온, 풍속, 풍향 등 기상 요소는 급변한다. (가)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지표 부근 기온이 ㉡일 때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과 후 기온이 낮아졌으므로 

관측소를 통과한 전선은 한랭 전선이다. (나)는 전형적인 

겨울철의 일기도이며, A는 시베리아 기단(고기압)이다.

한편 특정 시각에서 측정한 공간적 분포가 아니라고 앞서 

말하긴 했으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온대 저기압의 특성을 

고려하면, 온대 저기압의 기온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동-서(순서 주의) 연직 단면으로 봐도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기는 하다. 다만, 적절한 풀이는 아님을 

강조하는 바이다.

006  

자료분석

발문분석

정답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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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아발레트리예(주)에 있습니다.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아발레트리예(주)에 있습니다.

자료분석에 따라 관측소에서는 한랭 전선이 통과하였다.

관측소는 ㉠ 시기에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반면, 

㉢ 시기에는 한랭 전선 뒤의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지상 평균 기압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여 상승 

기류가 활발한 ㉠ 시기가 ㉢ 시기보다 낮을 것이다.

한랭 전선이 통과한 이후 우리나라는 온대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게 된다. 기압골도 동쪽으로 옮겨 가, 그 

결과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어 A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

  ＃ 기단

(나)에서 A 지역의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으로, 정체성 

고기압에 속한다. 개정 이전에 비해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었으므로, 기출 문제가 적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 고기압은 그 중심부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는 고기압으로, 시베리아 기단 외에 북태평양 기단도 

이에 속한다. 시베리아의 공기가 남하하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하층이 

불안정해져서 두꺼운 구름을 형성하여 서해안에 폭설을 

내리기도 한다. 북태평양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상하면 

해수면에 열을 빼앗겨 하층이 냉각되므로 안정해진다.  

우리나라 6~7월에 남해안에 바다 안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교과서 Kh p.78) 

이러한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도 

알아두어야 한다. 시베리아 기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거나, 양쯔강 기단에서 발달하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이동성 고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며, 우리나라는 봄/가을철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교과서 Kh p.78)

  ＃ 전선 통과 전후 기온 변화

어떤 지점에 한랭 전선이 통과하였다고 반드시 기온이 

하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운량이 적은 지점에서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다. 온난 전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온난 전선 전면에서의 강수의 영향으로 온난 

전선 통과 후에도 기온이 하강하는 지점이나 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으로, (가)에서와 

같이 통과 전후의 변화가 명확히 관찰된다면, 통과한 전선의 

종류를 단정할 수 있다. 평가원에서 일부러  예외 상황을 두고 

출제한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작은 변화가 있는 실측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본  단원에서는 굵직한 

변화에 초점을 두자.

ㄱ.ㄱ.관측소를 통과한 전선은 온난 전선이다.관측소를 통과한 전선은 온난 전선이다.

ㄴ.ㄴ.관측소의 지상 평균 기압은 관측소의 지상 평균 기압은 ㉢㉢ 시기가  시기가 ㉠㉠ 시기보다 높다. 시기보다 높다.

ㄷ.ㄷ.㉢㉢ 시기에 관측소는  시기에 관측소는 AA 지역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지역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보기분석

COMMENT

정답 ㄱ,  ㄷ
007  

c의 표면 온도는 10000K이므로 색지수는 0이고 분광형은 

A0이다.

a, b, c, d의 절대 등급 차이가 모두 5의 배수이므로 광도의 

비를 정량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H-R도에 주계열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별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도 물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b, c, d는 주계열성이고, 

a는 H-R도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절대 등급이 -10으로  

매우 작으므로 초거성이다.

aa∼∼d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보기||에서 있는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대로 고른 것은? ? (단,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동일한 시기에 (단,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동일한 시기에 
생성되었다.)생성되었다.)  [3[3점점]]

지구과학Ⅱ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그림은 같은 성단의 별 그림은 같은 성단의 별 aa～～dd를 를 HRHR도에 나타낸 것이다.도에 나타낸 것이다.

ㄱ.ㄱ.반지름은 반지름은 aa가 가 dd의 의 10001000배이다.배이다.

b, c, d는 주계열성이므로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a는 초거성이므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a~d 중 중심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a이다.

표면 온도가 10000K인 별에서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따라서 a~d 중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별은 c이다.

ㄴ.ㄴ.중심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중심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bb이다.이다.

ㄷ.ㄷ.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별은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별은 cc이다.이다.

a가 d보다 절대 등급이 15 작으므로 광도는 a가 d의 

100  =106배이고, 표면 온도는 a와 d가 같다. L=4πR2σT4(L은 

별의 광도, R은 별의 반지름, σ는 슈테판-볼츠만 상수, T는 

별의 표면 온도)에서 R∝
L
T 4

이므로 반지름은 a가 d의 

100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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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기       

  ＃ 변형: 발문

중학교 과학 지식만으로는 2015 개정 지구과학Ⅱ에서의 

성단 개념을 알 수 없으므로, 구성하는 별들이 동일한 시기에 

생성되었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 H-R도

H-R도에 주계열이 표시된 경우 별의 물리량뿐만 아니라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까지 물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수능 

당시 이 문제는 보기 ㄴ으로 인해 문제의 실제 난이도에 

비해 꽤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다. ‘중심 온도’와 ‘표면 온도’를 

구분하지 않고 b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는 이유로 ㄴ이 

참이라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많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H-R도에 주계열이 표시된 경우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까지 묻겠다는 것이므로, 별의 일생에서 

중심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떠올려서 ‘주계열성보다 

초거성의 중심 온도가 높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보기 ㄷ에서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물었는데, 

‘10000K=분광형 A0=색지수 0=수소 흡수선 세기 최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애초에 분광형의 이름이 수소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 A형부터 P형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붙여진 것이다(교과서 Kh p.136). 추가적으로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K, 분광형은 G2이다(교과서 C p.150).

COMMENT
정답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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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형 초신성

백색 왜성이 주변의 별로부터 물질을 끌여들여 태양 

질량의 약 1.44배를 넘어설 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폭발하는 초신성으로,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해 

외부 은하의 거리 측정에 이용된다(E 2021 St p.190, 교과서 

V p.196)

그림에 나타난 I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는 B보다 A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A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였으므로 가속 

팽창 우주의 모델이다.

그림은 외부 은하에서 발견된 그림은 외부 은하에서 발견된 IaIa형 초신성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와 의 관측 자료와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두 모델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두 모델 AA와 와 BB를, 표는 를, 표는 AA와 와 BB의 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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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것은? ? [3[3점점]]

겉
보
기

등
급   

모델모델 특징특징

AA 보통 물질,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고려함암흑 에너지를 고려함

BB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고려함고려함

Ia형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거의 일정하다. 거리가 멀수록 

커지는 것은 겉보기 등급이다.

ㄱ.ㄱ. IaIa형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형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림의 A, B 곡선에서 에 대응하는 점을 비교해 보면 

A에서가 B에서보다 거리 지수 값이 더 크다. 따라서 A가 

B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 크고, A가 B보다 겉보기 밝기가 

어두우므로 z=1.2인 Ia형 초신성의 거리 예측 값은 A가 B보다 

크다.

그림에 나타난 I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는 B보다 A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A와 B의 차이는 암흑 에너지의 고려 

여부이므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야 한다.

ㄴ.ㄴ.zz=1.2=1.2인 인 IaIa형 초신성의 거리 예측 값은 형 초신성의 거리 예측 값은 AA가 가 BB보다 크다.보다 크다.

ㄷ.ㄷ.관측 자료에 나타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측 자료에 나타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야 한다.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야 한다.

자료분석

보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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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자료

원본 문항의 자료에서 그래프의 세로축은 거리 지수의 

값이었다. 현재 지구과학Ⅰ에서 거리 지수 개념을 다루지 

않으므로, 그래프의 세로축을 겉보기 밝기로 수정하였다. 

이는 교과서(C p.196)에서 I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를 

제시한 방법을 따른 것이다. Ia형 초신성 관측 결과 그래프의 

세로축에서 거리 지수 대신, 이 문제에서처럼 겉보기 등급을 

쓰거나 상대적인 빛의 세기(E 2021 St p.192)를 쓸 수 있다. 

  ＃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 B에서 예측한 것보다 

실제로 Ia형 초신성은 더 멀리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관측 결과가 우주의 가속 팽창, 즉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보여 

준다(교과서 Y p.210, C p.196).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