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질문은 band.us/@studywithorbi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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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급수입니다. 
 

흔히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수능날 무한등비급수에서 우

리를 엄청 괴롭힐 그 녀석입니다. 급수의 중요한  주제인 급수의 수렴

성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오늘도 열공하세요! 

 
 
 
 
 

급수의 수렴 판정 

 

은 사실 교과서에서 정밀하게 다루는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논술에

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또 없습니다. 어떤 급수가 수렴할 조건, 

발산할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볍게 알아봅시다. 
 
 

n항판정법 

 

만약 𝑙𝑖𝑚
𝑛→∞

 𝑎𝑛  ≠ 0  이라면 급수 ∑ 𝑎𝑛
∞
𝑛=0 은 발산합니다. 마찬가지로 

∑ 𝑎𝑛
∞
𝑛=0 가 수렴한다면 𝑙𝑖𝑚

𝑛→∞
 𝑎𝑛 = 0입니다. 

 
 

비교판정법 

 

두 수열 {𝑎𝑛}, {𝑏𝑛}이  0 ≤ 𝑎𝑛 ≤ 𝑏𝑛을 만족할 때, 급수 ∑𝑏𝑛이 수렴하

면 급수 ∑𝑎𝑛도 수렴합니다. 또 ∑𝑎𝑛이 발산하면 ∑𝑏𝑛도 발산합니다. 논

술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지만 대부분 제시문으로 주어질거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비판정법 

 

자주 나오지는 않는 판정법입니다. 가볍게 알아두시고 확인하고 넘어

가죠. 수열 {𝑎𝑛}에 대하여 0 < 𝑎𝑛 ,
𝑎𝑛+1

𝑎𝑛
=  𝑟 < 1가 되도록 하는 상수 

r이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존재한다면 급수 ∑𝑎𝑛 은 수렴합니다. 이건 

와닿지 않으시죠? 다음의 급수의 수렴/발산을 판단해봅시다. 

 

∑
𝑛

2𝑛

∞

𝑛=1

 

 

안에 있는 수열을 𝑎𝑛이라고 하면 𝑙𝑖𝑚
𝑛→∞

  
𝑎𝑛+1

𝑎𝑛
=

1

2
< 1  이므로 비판정법

에 의해 해당 급수는 수렴합니다.  

 
 

적분판정법 

 

이건 직관적으로 알아두세요. 나오기는 힘들 것 같네요. 

 
 

급수 ∑
1

𝑛
 은 위 그림처럼 적분 ∫

1

𝑥

∞

1
 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적분을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이걸 내려면 무조건 

제시문이 필요해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냥 보시죠. 

 

따라서 정적분과 급수 모두 발산합니다. 이렇게 급수를 넓이로 이해하

여 판단하는 것을 적분판정법이라고 해요. 시험장에서 다른게 생각이 

안난다! 하시면 제시문에 없어도 그냥 쓰세요. 이 급수를  

 
 
 

조화급수 

 

라고 부릅니다. 조화급수의 발산은 아래처럼 비교판정법을 통해 구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급수이고, 이미 기출된 학교도 있으니 알아두고 

갑시다. 

 
 
 

조화급수의 항을 2의 거듭제곱으로 묶어 각 묶음의 합이 1/2보다 크거

나 같음을 이용합니다. 1/2의 무한합은 발산하죠. 이처럼 조화급수보다 

작은 급수가 발산하므로 조화급수도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해봅시다. 

 

(1) ∑
𝟏

𝒏𝟐     

 

∑
1

𝑛2

∞

𝑛=1

< 1 + ∑
1

𝑛(𝑛 − 1)

∞

𝑛=2

= 1 + ∑ (
1

𝑛 − 1
−

1

𝑛
)

∞

𝑛=2

= 2 

 

에서 비교판정법에 의해 수렴합니다. 또, 아까 조화급수처럼 적분판정

법을 이용해 수렴함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급수 ∑
1

𝑛𝑝는 지수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함이 알려져있습

니다. 증명은 적분판정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이 급수의 수렴값은 

𝜋2

6
임도 알려져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Basel problem 검색해보세요. 

 
 
 
 
 

(2) ∑
√𝒏+𝟏−√𝒏

𝒏√𝒏
   

 
 

분자,분모에 켤레를 곱해주면 (2)의 수열이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판정법에 의해 급수는 수렴합니다. 

증명은 (1)과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
√𝑛 + 1 − √𝑛

𝑛√𝑛
 

∞

𝑛=1

< ∑
1

𝑛2

∞

𝑛=1

< 1 + ∑
1

𝑛(𝑛 − 1)

∞

𝑛=2

= 1 + ∑ (
1

𝑛 − 1
−

1

𝑛
)

∞

𝑛=2

= 2 

 
 

이므로 급수가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𝒂𝒓𝒏 (−𝟏 < 𝒓 < 𝟏) 
 

등비수열의 합이죠. 교과서처럼 다음과 같이 증명하거나 

 

비판정법을 통해 자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대학에서는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꼭 다시 정리해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band.us/@studywithorbi에서 뵙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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