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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II 난이도 : Easy.

1) 계산의 부재.

※ 지각 평형, 지형류, 지균풍, 해파의 속력, 거리 지수와 같이 자잘한 계산이 많이 등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산량이 많은 시험지도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자. 또는 자주 

물어보는 선지를 일반화하여 암기해두는 것도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g.) 밀도가  인 해수층과  인 해수층이 존재하고(  ), 지형류 평형을 이루었으며, z-z’에서 수평 수압 

경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때 해수면 기울기와, 두 해수층의 경계면 기울기 비는   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2) 낚시 요소의 부재.

※ 지구과학II 시험지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A) : 그래프가 2개 주어질 때, Scale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 (동해, 서해의 조석 그래프)

(B) : 그래프 Scale이 Log Scale (x10n)로 주어지는 경우. (원시 대기의 진화 그래프)

(C) : 남반구를 물어보는 경우. (편서풍 파동, 좌표계, 지형류의 방향)

(D) : 기타 등등...

3) 암기해야 하는 선지들.

이번 10월 학평 시험지에 등장한, 헷갈릴 만한 선지들을 정리해보았다.

#2-ㄷ. 변성 광상에서 주로 산출되는 광물에는 ‘흑연, 석면, 활석, 우라늄 등’이 있다.

#12-ㄴ. 소마젤란/대마젤란 은하는 모두 국부 은하군에 속한다. (수능특강에 서술되어 있음.)

추가) #4의 상황이 직교 니콜이 아니라, 개방 니콜이었다면?

     → 여전히 다색성은 관찰하기 어렵다. Why? 규암의 주요 구성 광물 : 석영, 무색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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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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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대순환의 규모

미규모 : 난류, 토네이도

중간 규모 : 해륙풍 / 산곡풍 + 뇌우

※ 낮에는 해가 떠있으니 해풍!

종관 규모 : 고기압 / 저기압(온대, 열대)

열대 저기압 = 태풍

지구 규모 : 계절풍, 편서풍 파동,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 3세포 모델 : 해들리, 페렐, 극.

정답 : ③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9-03)

ㄱ.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는 양의 상관 관계!

ㄴ. 산곡풍/해륙풍은 중간 규모

ㄷ. 태풍도 저기압이다!

정답 : ①

<Tip>

해륙풍의 기압 배치 정도는 한 번쯤 살펴두자!

포크(?)를 꽂아버린다는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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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물 자원

시멘트의 원료 : 석회석 (CaCO3, 방해석) - 침전 광상

도자기의 원료 : 고령토 – 장석의 화학적 풍화 산물.

→ 풍화 잔류 광상에서 주로 산출된다.

석회석, 고령토 모두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제련 과정은 금속 광물 자원에만 해당하는 용어!

변성 광상에서 주로 산출되는 광물에는

흑연, 석면, 활석, 우라늄 등이 있다!

※ 장석의 화학적 풍화 과정

장석 → 고령토 → 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 – Al의 원광으로 제련이 필요하다.

정답 : ①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6-01)

ㄱ. 도자기의 원료는 고령토이다.

ㄴ. Al의 원광은 보크사이트. 풍화 잔류 광상.

ㄷ. Fe는 금속 광물로 제련이 필요하다.

정답 : ⑤

※ 철을 주로 얻는 곳은 침전 광상이다.

Why? 호상 철광층이 침전 광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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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력장

중력 : 만유인력 + 자전에 의한 원심력

이때 만유인력과 원심력은 모두 벡터임에 주의.

즉, 중력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고려해야 한다!

※ 1Gal = 1cm/s2, 100Gal = 1m/s2

ㄱ. 극에서 최대인 것은 만유인력.

극 반지름 – 6357km, 적도 반지름 – 6378km

 
ㄴ. B는 원심력으로 자전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

ㄷ. 적도에서 두 힘이 이루는 각은 180°.

표준 중력 : 981.4-3.4 = 978Gal

정답 : ①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6-09)

ㄱ. y축이 나타내는 것은 반지름으로, 극으로 갈수록 

값이 줄어든다. 즉, A가 B보다 고위도이다.

ㄴ. 표준 중력의 크기는 극에서 최대, 적도에서 

최소이다. 즉, A에서 더 크다.

ㄷ. 만유인력 : A > B, 원심력 : B < A 이다. 즉 

만유인력 크기에 대한 원심력 크기의 비는 A에서 작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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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물의 광학적 성질

편광 현미경이 나오면, 먼저 개방 / 직교부터 확인.

개방 – 다색성, 직교 – 소광 현상 및 간섭색.

ㄱ. 직교 니콜이므로 다색성 관찰 불가.

ㄴ. 규암 : 원암이 사암인 입상 변정질 조직의 변성암.

입상 변정질(규암, 대리암), 혼펠스 – 비엽리 조직

편리(편암), 편마(편마암) - 엽리 조직

ㄷ. 어둡게 보이는 석영 입자 : 현재 소광 상태.

재물대를 회전하면 일정 각도 동안 밝기가 증가한다.

정답 : ④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6-11)

ㄱ. 안산암은 화산암으로, 세립질, 유리질 조직이 

관찰된다.

ㄴ. 개방 니콜에서는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다.

ㄷ. 광학적 이방체는 직교 니콜에서 360° 회전 시 

4회 소광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 ②

[참고]

휘석은 두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며, 쪼개지는 두 개의 

방향이 서로 수직하다. (단사슬 구조)

각섬석은 두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며, 쪼개지는 두 개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60°, 120°이다. (복사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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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형류 평형

지형류, 지균풍 문항은 모두 북반구 / 남반구부터 확인.

ㄱ. 해수면 높이가 서쪽이 낮다!

ㄴ. 북반구 – 압력 경도력에 대해 오른쪽 직각 방향.

ㄷ. 지형류는 동일 위도에서 기울기가 클수록 빠르다.

<참고>

수평 수압 경도력은 ⋅
로,

수평 기압 경도력은  ⋅ 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두 식을 유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위 문항처럼 밀도, 중력 가속도 일정 조건이 주어지면,

임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압 경도력을 구하는 경우, 등압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
로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9-20)

ㄱ. A, B에서 작용하는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동일하다. 한편 해수층의 단면이 동서 방향이므로, 

두 지점의 위도는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지형류 

평형을 이루었으므로 전향력의 크기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유속은 두 지점에서 같다.

ㄴ.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정역학 평형을 이루었을 시, g로 동일하다.

ㄷ. Generalization 이후 암기!

동서 방향의 수평 거리를 L이라 할 때, 해수면 

기울기와 수온 약층 기울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쓰자.

해수면 기울기 : 


, 수온 약층 기울기 : 



그러면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 ⋅⋅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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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질도 분석

ㄱ. 주향 – 지층경계선과 등고선의 두 교점을 이은 선.

ㄴ. 습곡축(C)를 중심으로 지층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서쪽의 경사 방향은 북서쪽, 동쪽의 경사 방향은 남동쪽.

이를 통해 배사 구조가 나타나는 정습곡임이 확인됐다.

♤ TMI

횡와습곡의 경우 습곡축을 중심으로 경사 방향이 

동일할 수 있다. 이는 지구과학I에 등장하는 내용이니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럴 수도 있구나...”

덧붙이자면, 위의 경우 경사각의 크기는 약간 다르다!

ㄷ. 지사학 법칙 가운데 하나인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 아래에 위치한 지층일수록 나이가 더 많다. 

(물론,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가정한다.)

배사 구조 : 배사축에 위치한 지층이 가장 Old.

향사 구조 : 향사축에 위치한 지층이 가장 Young.

정답 : ⑤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309-08)

ㄱ. 역암층과 사암층이 경사 부정합 위에서 수평 

퇴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역암층과 

사암층은 부정합 생성 이후 퇴적되었고, 지층 

누중에 의해 고도가 높은 사암층이 가장 최근에 

퇴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ㄴ. 석회암층의 400m, 500m 주향선을 그리면, 

500m 주향선이 더 아래에 위치한다. 경사 

방향은 높은 고도의 주향선에서 낮은 고도의 

주향선 방향이므로, 북쪽이다.

ㄷ. 역암층은 수평층이므로 경사각이 0°이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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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플러 법칙

ㄱ. 조화 법칙,   ∝ 에 의해, 긴반지름이 

동일하면 공전 주기 또한 동일하다.

ㄴ. 공전 궤도 이심률은 타원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만 

보아도 대소 비교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심률의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한 번쯤 봐두자.

긴반지름 : a, 짧은반지름 : b, 중심~한 초점 거리 : c

   
c : [(원일점 거리)-(근일점 거리)]/2로도 계산 가능.

㉠의 이심률 = 0.4 < ㉡의 이심률 = 0.8

ㄷ. 타원 궤도를 공전하는 행성의 공전 속력을 비교할 때, 

중심별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공전 속력이 빠르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첨언하겠다.

정답 : ②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9-10)

ㄱ. By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참이다.

ㄴ. 근일점 거리는 a-c = a(1-e) 이다. 즉, P의 

근일점 거리는 1.2AU, Q의 근일점 거리는 

1.6AU로 근일점 거리는 Q가 더 크다.

ㄷ. 조화 법칙에 의해, 긴반지름이 2배 길어지면, 공전 

주기는 23/2배 길어지므로, 틀린 선지이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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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편서풍 파동

편서풍 파동 문항에서도 북반구 / 남반구를 확인하자.

기압 마루는 극에 가까운 곳, 기압골은 극에서 먼 곳이다.

ㄱ. 고도 1km 이상인 경우,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편서풍 파동의 경로는 등압선과 나란하게 

된다. 극으로 갈수록 등압면의 고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A는 경로보다 적도에 가깝고, B는 

경로보다 극에 가까우므로 A의 기압이 더 높다.

ㄴ. C는 기압골의 동쪽, 기압 마루의 서쪽에 위치한다. 

기압골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으로 풍속이 상대적으로 

느리며, 기압 마루에서는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풍속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즉, C에서는 공기의 발산이 

일어나게 된다.

ㄷ. ㄱ의 상층은 기압 마루의 동쪽으로, 공기가 수렴하여 

지상에서 하강 기류가, ㄴ의 상층에서는 기압골의 

동쪽으로 공기가 발산하여 지상에서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 문항에 따라 등고도면이 주어질 수도, 500hPa 

등압면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에 주의하여 문항 

발문을 꼼꼼히 읽도록 하자.

정답 : ①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9-08)

10월 학평 문제와 달리 등압면이 주어졌다.

이처럼 어떤 등수치선(면)이 주어지는지 잘 확인하자.

ㄱ.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A는 기압 마루의 동쪽, 

B는 기압골에 위치한다. 기압 마루의 동쪽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일어나 지상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ㄴ. 기압골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이 분다.

ㄷ. C와 D의 상공은 기압골의 동쪽에 해당하므로 상층 

공기의 발산, 지상 상승 기류가 발달하므로 지상 

기압은 주변보다 낮다. 즉, 저기압의 중심에 가까운 

C에서 해면 기압이 낮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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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광 주기 – 광도 관계

세페이드 변광성의 경우, 변광 주기와 광도가 양의 

상관 관계에 있다. 즉, 변광 주기가 길수록 광도가 

크며, 절대 등급은 작아지게 된다.

ㄱ. A의 주기는 약 10일, B의 주기는 약 18일이다.

ㄴ. 변광 주기가 클수록 광도 또한 크다.

ㄷ. 거리 지수(m-M, 겉절이)를 구하자. 겉보기 등급은 

B가 A보다 크며,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작으므로, B가 A보다 작다. 따라서 거리 지수는 

B가 크며, 거리가 더 멀다.

포그슨 방정식 : m-M = -5+5log(r)

거리 지수가 5 증가

⇕
거리 10배 증가

⇕
밝기 100배 감소

※ 거문고자리 RR형 – 짧은 주기 & 일정한 절대 등급

정답 : ②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311-08)

ㄱ. 표준 주계열은 분광형에 따른 주계열성의 절대 

등급을 지시하며, ㉠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차이에 해당하므로, 거리 지수에 해당한다.

ㄴ.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시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으로,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천동설과 

절충설은 연주 시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ㄷ. 연주 시차를 통한 측정 가능 거리는 최대 

1000pc까지 가능하며,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통해서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도 계산할 

수 있다. [외부 은하의 거리는 #12의 표를 참고하자.]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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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파

ㄱ. 해파의 진행 방향은, 마루에서 물 입장의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 즉, (가)에서 해파 진행 방향은 

동쪽이다.

ㄴ. (나)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물 입자들의 회전 

반경이 줄어드는 원 운동을 한다. 즉, 심해파이다. 

심해파는 해저면과의 마찰이 없는 해파로, 

해저면에서는 물 입자의 운동이 없다. 해저면의 물 

입자가 수평으로 왕복 운동한다는 것은 천해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ㄷ. 천해파는  보다 얕은 곳에서 진행하는 해파, 

심해파는 파장의  보다 깊은 곳에서 진행하는 

해파이다. 즉, (가)의 수심이 더 얕다.

☆ 천이파의 물 입자 운동

천이파는 심해파와 천해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므로, 

물입자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이 

모두 감소하는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

정답 : ⑤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206-10)

단위를 잘 확인하자. 축척은 km 단위로 주어져 있지만, 

수심의 단위는 m 이다.

즉, 파장이 2000 m 일 때, 수심이 100 m 보다 얕으면 

천해파이므로, 문제 그림에서 나타난 해역에서는 항상 

천해파임을 확인할 수 있다.

ㄱ. 천해파의 속력,  이므로,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 즉, A에서 더 빠르다.

ㄴ. 파동의 전파 속력,   


를 통해 생각하면,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에, 전파 속력이 빠를수록 

해파의 파장 또한 길다. 즉, C에서 속력이 

빠르므로, 파장은 C에서 더 길다.

ㄷ. 천해파를 구성하는 물 입자들은 타원 운동을 한다.

주의! 수심이 계속해서 얕아진다고 생각하지 말자. 

얕아지다가 깊어지는 해역이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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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구 자기 3요소

ㄱ. 연직 자기력은 자기 북극, 자기 남극에 가까울수록 

값이 크게 나타난다. 자기 북극과 지리상 북극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연직 자기력이 증가한다. 즉, (가)는 

수평 자기력의 분포에 해당한다.

ㄴ. 수평 자기력의 크기는 전 자기력의 크기에 cos를, 

연직 자기력은 전 자기력의 크기에 sin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는 복각의 크기) 한편, A 지점은 

자기 적도보다, 자기 북극에 가까우므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직 자기력의 크기가 더 크다.

ㄷ. 동편각의 부호는 (+), 서편각의 부호는 (-)이다.

☆ 전 자기력의 크기?

자극에 가까울수록 크다.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한데, 지구를 둘러싼 자기력선을 생각해보자.

정답 : ③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306-18)

ㄱ. 현재 한반도의 편각 분포는 서편각으로, 편각의 

부호는 (-)여야 한다. 즉, 점선이 편각, 실선이 

복각을 나타낸 자료이다.

ㄴ. 자북극이 가까우면, 복각의 크기가 증가한다. 즉, 

B 시기에 자북극이 한반도에 더 가깝다.

ㄷ. ⓐ에서 ⓑ로 이동하면 서편각의 크기가 감소한다. 

즉, 자침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정답 : ①



10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II 분석서

#12. 우주의 구조

ㄱ. A는 중앙 팽대부, B는 은하 원반에 위치한다. 

구상 성단은 주로 팽대부와 은하를 감싸고 있는 

헤일로에 주로 분포하며, 은하 원반에는 성간 

물질이 풍부하여 젊고 푸른 별들로 이루어진 산개 

성단이 주로 분포한다.

ㄴ. 소마젤란은하와 대마젤란은하는 모두 국부 은하군에 

속하는 은하로, 약 20억 년 후에 우리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2개 은하들에 대한 설명이 수능특강에 등장하긴 

하나, 주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드로메다은하와 우리은하가 국부 

은하군의 무게 중심을 이룬다는 것은 기억해두어야 한다. 

즉 안드로메다은하보다 가까운 소마젤란/대마젤란은하도 

국부 은하군에 속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ㄷ. 안드로메다은하도 우리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 ③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209-07)

ㄱ. A는 은하 장성, B는 거대 공동이다.

ㄴ. A는 약 11억 광년, B는 약 7억 광년 떨어져 있다.

ㄷ. 거대 공동은 물질의 밀도가 전체 우주 평균 밀도의 

0.1배 미만으로, 암흑 물질의 밀도 또한 매우 낮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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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간 적색화 / 성간 소광

ㄱ. 가시광선에서 붉은색은 파장이 길고, 푸른색은 

파장이 짧다. (가) 그래프를 통해 파장이 

짧을수록 성간 소광량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파장이 길면 회절성이,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이 강하다.

ㄴ. 암흑 성운 뒤의 물질도 관측이 되므로, 성간 소광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B는 관측 

파장대가 상대적으로 긴 적외선 영상에 해당한다.

ㄷ. 성운은 주로 성간 기체와 성간 티끌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간 적색화와 성간 소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성간 티끌에 의한 흡수 및 산란이다.

※ 거리 지수 측정 시, 성간 소광 효과 보정

성간 소광으로 인해, 거리 지수가 증가하여 별이 실제 

거리보다 멀리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보정해야 

한다. 성간 소광에 의한 거리 지수 증가량을 A라 하면,

m-M-A = -5+5log(r)

로 보정한 뒤 포그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정답 : ④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311-20)

ㄱ. 색초과 = 관측 색지수 – 고유 색지수 = 0.6

ㄴ. 성간 소광량이 2이다. 즉, 보정된 포그슨 방정식을 

사용하면, 거리가 102/5배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보정된 밝기는 관측된 밝기의 1002/5배가 된다.

ㄷ. 보정된 거리 지수는 6.8-(-5.2)-2=10이므로, 

별까지의 거리는 1000pc이다.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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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구 내부 구조 조사

ㄱ. P파의 전파 속력은 S파보다 빠르다.

※ P파 vs S파

Primary Wave, 약 8km/s, 평행

Secondary Wave, 약 4km/s, 수직

ㄴ. 지진파의 암영대는 다음과 같다.

103°~142° : P파, S파 모두 도달하지 않음.

142°~180° : P파만 도달함.

㉠은 진앙으로부터의 각거리가 0°~103°,

㉡은 진앙으로부터의 각거리가 103°~142°,

㉢은 진앙으로부터의 각거리가 142°~180°에 해당함.

ㄷ. 142°~180°에 도달하는 P파는 외핵을 통과한다.

외핵을 스쳐 지나가는 P파 → 103°에 도달.

외핵을 스치려다 뚫어버린 P파 → 142°에 도달.

내핵에서 반사되는 P파 → 110°에 도달

정답 : ⑤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112-12)

ㄱ. 지온이 용융 온도보다 높으므로, 액체 상태이다.

ㄴ. 맨틀은 주로 규산염 물질, 핵은 주로 Fe, Ni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밀도 변화는 맨틀-외핵의 

경계인 구텐베르크면, A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ㄷ. P파의 최대 속도는 구텐베르크면에서 나타난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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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반도 지질 계통

ㄱ. A는 대보 화강암으로 대보 조산 운동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B는 불국사 화강암으로 불국사 변동에 

의해 생성되었다.

ㄴ. A는 쥐라기, B는 백악기에 생성되었다.

ㄷ. 한반도 지질 계통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누층군

↓

회동리층 (실루리아기)

↓

평안 누층군 (하부 해성층, 상부 육성층)

↓

송림 변동 (트라이아스기)

↓

대동 누층군

↓

대보 조산 운동 (쥐라기, 한중 / 남중 지괴 충돌) 

↓

경상 누층군

↓

불국사 변동 (백악기, 고태평양판의 섭입)

↓

연일층군 (신생대)

※ 중생대 – 다양한 변동, 모두 육성층.

※ 한반도 대결층 – 데본기, 팔레오기

정답 : ③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209-13)

삼엽충과 방추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므로, ㉠과 ㉡ 모두 

고생대의 누층군이다.

ㄱ. 한반도에서 석회암이 주로 산출되는 지역은 강원도로, 

B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A는 경기 

육괴, B는 태백산 분지, C는 경상 분지이다.

ㄴ. 하부 해성층, 상부 육성층의 특징을 가지는 것은 

평안 누층군으로 무연탄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ㄷ. 조선 누층군이 평안 누층군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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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열 변화

ㄱ. 건조 단열 감률은 약 10℃/km이며, 이슬점 감률은 

약 2℃/km이다. 즉,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는 작아져야 한다.

ㄴ. 상대 습도는, 기온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압에 대한 

현재 수증기압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할 수 있다. 

한편, ㉡ 구간은 구름이 생성된 구간으로 포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100%로 

일정하다.

ㄷ. ㉠ 구간은 건조 단열 감률을, ㉡ 구간은 습윤 단열 

감률을 따른다. 습윤 단열 감률은 수증기의 숨은열로 

인해 건조 단열 감률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단열 

변화에 의한 기온 감률은 ㉠ 구간에서 크다.

※ 상승 응결 고도 = 125(T-Td) (m)

♪ 풍상측과 풍하측 상의 동일 고도 지점 물리량 비교

생성된 구름의 두께를 A(km)라고 하자.

1) 기온은 풍하측에서 5A℃ 증가한다.

2) 이슬점은 풍하측에서 3A℃ 감소한다.

3) 즉, 상승 응결 고도는 A km 증가한다.

정답 : ②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311-15)

ㄱ. A와 B에서 기온이 동일하므로, 상승 응결 고도가 

낮은 A에서 이슬점이 높다.

ㄴ. 산의 높이가 똑같이 증가하면, 구름의 두께도 동일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때, 왼쪽에서 정리한 명제에 

따라 TA’과 TB’은 모두 5H ℃ 만큼 증가한다. 

즉, 풍하측에서 기온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ㄷ. (T-Td)의 감률이 8℃/km라는 것은,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어가며 계속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기온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승 응결 고도보다 높은 곳에서는 포화 

상태이므로 습윤 단열 감률을 따른다. 따라서 

(T-Td)의 감률은 8℃/km보다 작게 된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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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성의 위치 관계 및 겉보기 운동

ㄱ. 이 기간 동안 태양은 하짓점을 향해 이동한다. 즉, 

태양의 적위가 증가하는 중이므로, 태양이 지는 

시각은 늦어진다.

ㄴ. 행성이 동방 이각을 가진다는 것은, 태양보다 늦게 

남중한다는 의미이다. 늦게 남중하는 천체는 일찍 

남중하는 천체보다 적경값이 ‘일반적으로’ 크다. 

따라서 8일에 수성의 적경이 태양보다 크므로, 

늦게 남중하며 동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예를 들어, 태양 적경이 23h, 수성의 적경이 1h 라고 

가정하자. 이때 수성은 태양에 대해 동쪽에 위치하나, 

적경값은 작다. 이러한 경우에 수성의 적경을 25h 라고 

생각하면 해결되기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ㄷ. 수성의 적경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역행하고 있다.

사잇값 정리에 따라, 6월 10일~6월 13일 사이에 

수성의 적경이 태양의 적경보다 커지는 순간이 

존재하므로, 내합을 통과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 행성의 위치 관계 변화

내행성 : 외합 → 동방 이각 → 내합 → 서방 이각 → 외합

외행성 : 충 → 동구 → 합 → 서구 → 충

정답 : ④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211-10)

ㄱ. 행성이 역행할 때는, 적경이 감소한다. 따라서 

A는 t1, t3에, B는 t2에 역행함을 알 수 있다.

ㄴ. 태양과 동시에 남중한다는 것은, 태양과 적경이 

일치하는 날로, 합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A는 

5개월 동안 외합 또는 내합에 3번 이상 

위치했기에 회합 주기가 5개월보다 짧은 수성이다. 

수성의 자전 주기는 2개월, 공전 주기는 3개월, 

회합 주기는 4개월이다. 암기하자.

ㄷ. t2 시기를 관찰하면, 태양, A, B 모두 적경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B는 적경이 

감소하므로 역행하는데, 합에서 역행하기 위해서는 

B가 내행성이어야 한다. (내합에 위치)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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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좌표계 분석

좌표계 문항도 먼저 북반구 / 남반구를 판단하자.

ㄱ. 북반구에서 천구의 적도가 우하향하면 서쪽 하늘.

ㄴ. 북반구에서 남중 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는 위도, 는 적위이다.)

If   라면,  이므로 뭔가 이상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북중 고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아보이나, 용어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므로 하루 중 

최대 고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북반구에서 하루 중 최대 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ㄷ. 적위가 (+)이면, 북동쪽에서 뜨고 북서쪽으로 지며, 

적위가 (-)이면, 남동쪽에서 뜨고 남서쪽으로 진다. 

이는 남반구에서도 참인 명제이다.

정답 : ④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406-01)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의 교점은 동점과 서점이다.

행성은 황도상에서 움직인다.

천체의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다.

ㄱ. A가 B보다 늦게 남중하므로, 적경은 A가 크다.

ㄴ. 실선과 지평선이 만나는 점의 방위각이 90°가 

아니다. 따라서 점선이 천구의 적도가 되며, 

북반구에서는 천구의 적도 아래에 위치한 천체의 

적위가 (-), 위에 위치한 천체의 적위가 (+)이다. 

따라서 B의 적위 부호는 (-)이며, 춘분날 태양의 

적위는 0°이므로, 남중 고도는 태양이 더 높다.

ㄷ. C는 황도 위에 위치하므로 목성임을 알 수 

있으며, 목성의 회합 주기는 약 1.1년이다. 즉,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회합 주기를 다 거치지 

못한 시기이므로, 현재와 비교했을 때 목성의 

남중 시각은 약간 늦어진다. 한편, A와 B는 

항성으로 적도 좌표가 바뀌지 않으니, 1년 뒤 

같은 시간에 관찰했을 때, 지평 좌표도 

그대로이다. 따라서 목성의 남중 시각이 

늦어진다면, A와 C의 방위각 차이는 감소한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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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유 대기에서 부는 바람

#5에서 언급했듯, 북반구 / 남반구를 판단하자.

P는 남반구, Q는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이다.

ㄱ. 수평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한다.

ㄴ. P는 남반구 상의 지점이다.

ㄷ. 풍속을 나타내는 는 전향력 식에 들어있다. 즉, 

전향력의 크기가 클수록 풍속이 빠름을 알 수 있다. 

P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크기가 같은 반면, 

Q는 전향력의 크기가 기압 경도력의 크기보다 

작다. 즉, Q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으며, 

P에서의 지균풍 풍속보다 느리다.

※ 경도풍에서의 힘들 사이의 관계

고기압성 : 기압 경도력 + 원심력 = 전향력, ↑
저기압성 : 기압 경도력 – 원심력 = 전향력, ↓
정답 : ③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206-15)

ㄱ. A와 B에서의 풍향 모두 수평 기압 경도력에 대해 

오른쪽 방향 성분을 가지므로, 북반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ㄴ. 두 지역에서 지표면의 상태가 같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높을수록 

마찰의 영향이 적다. 즉, 경각이 작은 A에서 

고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ㄷ. 마찰이 커지면 경각이 증가하며, 풍향은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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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조력

ㄱ. T1~T4 에서 달의 위상은 각각 상현, 망, 하현, 

삭이므로, T1~T2는 약 7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석의 양상은 혼합조이므로, 

1조석일에 해당하는 24시간 50분 동안 만조가 

2회 나타난다. 따라서 T1~T2 동안 약 14회의 

만조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ㄴ.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 G는, 항상 지구와 

달의 내분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T2일 때, 

달의 위상이 망이므로, 태양 – 지구 – 달 순서로 

배치되는데, 여기에 G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  -------------------------  지구  -  G  -  달 

ㄷ. T3에서의 달의 위상은 하현으로, 조금에 해당하며, 

T4에서의 달의 위상은 상으로, 사리에 해당한다. 

즉, T3~T4 동안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증가한다.

정답 : ④

관련 평가원 기출 문항 (2309-07)

해수면의 높이를 y(t)로, 조류의 속력을 v(t)라 하자. 

위치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속력이 나오므로,

′  
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점선이 해수면의 높이, 

실선이 조류의 속력이 된다.

ㄱ. t1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썰물이 나타나고 있다.

ㄴ. 조류의 속력을 살피면, t2에서 더 빠르다.

ㄷ. 기조력은 태양과의 만유인력, 달과의 만유인력,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며 발생하는 원심력을 

더한 것이다. 달에 의한 기조력만을 고려한다고 

하자. 이때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크다면, 달에 

의한 만유인력이 더 크므로 물이 지구에 붙잡혀 

있지 않고, 달로 날아갈 것이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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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첨언 – 활력 방정식

타원 궤도를 공전하는 천체가, 중심 천체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순간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다.

공전 궤도 긴반지름이 a인 궤도를 공전하는 천체에 대한 활력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타원 궤도가 아니라 원궤도를 상정하면, r=a를 대입하면 된다. 이때 우리에게 익숙한 식이 등장하는데,

 


,  






이다. 이는 만유인력과 구심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 도출한 결론으로, 활력 방정식은 이를 조금 더 일반화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구과학II 수준에서는 장반경이 동일할 때 (또는 한 천체에 대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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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련 첨언 – 푄 현상 일반화 with 2011-16

§ 구름이 없는 곳은 건조 단열 감률, 구름이 있는 곳은 습윤 단열 감률을 따른다.

만약 풍상측에 1km 두께의 구름이 생겼다면, 그 구름을 통과할 때 기온은 5℃, 이슬점도 5℃ 감소한다.

하지만 그 구간에 해당하는 만큼 풍하측을 타고 내려온다면, 기온은 10℃, 이슬점은 2℃ 증가한다.

따라서 Akm 두께의 구름이 풍상측에 생겼을 때, 풍상측과 풍하측의 동일 고도에 위치한 지점을 비교한다면,

풍하측은 풍상측에 비해, 기온이 5A℃ 증가, 이슬점은 3A℃ 감소한다고 일반화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풍하측에는 구름이 생기지 않을 때,

즉, 구름이 산을 넘어가지 않으며 응결한 수증기는 모두 비로 내렸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ㄱ. 17.5℃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상승 응결 고도가 1500 m이어야 한다. → 첫 번째 산 구름 두께 : 0.5km.

ㄴ. B → C 구간은 구름이 없는 구간으로, 기온 감률과 이슬점 감률이 독립적이다.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ㄷ. 총 구름 두께는 가장 높은 산의 고도 3000m에서 상승 응결 고도 1500m를 뺀 1.5km이다. 두 번째 산을 넘어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기온은 37.5℃, 이슬점은 13.5℃이며, 그 지점부터 고도가 2km 높은 지점에서의 이슬점은 9.5℃이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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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학년도 수능특강 주요 선지 모음 .zip ]

Chapter 1. 지구의 형성과 역장

밴앨런대는 마그마 바다 형성 이후에 형성되었다.

오존층은 산소 기체(O2)에 의해 약 4억 년 전에 생성되어 지표에 입사하는 자외선을 차단하였다.

이산화 탄소는 바다에 녹아 탄산염 형태로 퇴적되어 지권에 고정되었다.

음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이다.

단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력 가속도와 단진자의 길이뿐이다. 

추의 질량 및 단진자의 진폭은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시 태양 부근에서는 응결 온도가 높은 물질이 응축하여 지구형 행성으로 진화하였다.

원시 태양에서 먼 영역에서는 응결 온도가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이 모두 응축하여 목성형 행성으로 진화하였다.

고온 · 고압 실험과 철질 운석 연구는 핵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철질 운석 연구를 통해서는 지구 내부 불연속면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지진파를 통해 지구 내부 불연속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깊이에 따른 지온 변화(구배)율은 지각에서 가장 크고, 내핵에서 가장 작다. 

핵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온 변화(구배)율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지각 평형에서, (나무토막의 밀도) : (유체의 밀도) = (수면 아랫부분의 나무토막 두께) : (나무토막 전체 두께)

염분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낮아질수록 유체의 밀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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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학년도 수능특강 주요 선지 모음 .zip ]

Chapter 2. 광물

결정질 광물에 X선을 통과시키면 규칙적인 라우에 점무늬가 나타난다.

편광 현미경으로 박편을 관찰하기 전에 박편을 제거한 상태에서,

상부 니콜을 넣은 직교 니콜 상태로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편광 현미경으로 광물, 암석 시료를 관찰할 때,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배율을 높여가며 관찰해야 한다.

독립형 구조는 주변의 SiO4 사면체와 산소 원자를 공유하지 않는다.

단사슬 구조는 모든 SiO4 사면체가 2개의 SiO4 사면체와 산소 원자를 공유한다.

복사슬 구조는 2개의 산소 원자를 공유하는 SiO4 사면체와 3개의 산소 원자를 공유하는 SiO4 사면체가 교대로 배열된다.

판상 구조는 모든 SiO4 사면체가 3개의 SiO4 사면체와 산소 원자를 공유한다.

망상 구조는 모든 SiO4 사면체가 4개의 SiO4 사면체와 산소 원자를 공유한다.

입상 변정질 조직, 혼펠스 조직은 접촉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조직이다.

사암과 석회암은 접촉 변성 작용을 받든, 광역 변성 작용을 받든 각각 규암과 대리암으로 변성된다.

또한 규암(석영)과 대리암(방해석)은 단일 광물 암석이므로, 줄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셰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변성 정도에 따라 셰일 → 점판암 → 천매암 → 편암 → 편마암 순으로 변성된다.

휘석은 두 방향 쪼개짐 방향이 서로 수직, 각섬석은 두 방향 쪼개짐 방향이 60°, 120°의 각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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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지구의 자원

보석 광물, 희유 원소는 페그마타이트 광상에서 우세하게 산출된다.

활석은 규산염 광물이다.

해저 열수 광상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주로 형성된다.

열수는 주로 금속 광물을 용해시켜 운반한다.

열수는 가열된 바닷물의 온도가 374℃ 이하로 낮아지면 생성된다.

황동석에서는 주로 구리(Cu)를 얻는다.

희토류 원소는 주로 농축되지 않고 고르게 퍼져 있으며, 순수한 형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화학적 풍화 작용은 고온 다습한 환경일수록 우세하게 나타난다.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를 받아 고령토가 되는 과정은 주로 온대 지방에서 일어난다.

보크 사이트는 고령토보다 화학적 풍화를 많이 받아 생성된 광물로 주로 열대 지방에서 형성된다.

호상 철광층은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수에 용해되어 있던 철 이온이,

남세균류가 광합성으로 생성한 산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산화 철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정마그마 광상에서는 용융점이 높고, 밀도가 큰 광물이 주로 정출된다.

접촉 교대 광상은 암석학적으로는 변성 광상이지만, 광상학에서는 화성 광상으로 분류된다.

금속 광물은 대체로 화성 광상에서 산촐되므로, 광역 변성 광상보다 접촉 교대 광상에서 금속 광물이 많이 산출된다.

우라늄은 주로 광역 변성 광상에서 산출된다.

석고(CaSO4)는 퇴적 광상 중 침전 광상에서 주로 산출되는 광물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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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한반도의 지질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 등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지질도는 지질 주상도이다.

암맥이란 마그마가 수직에 가까운 경사로 관입하여 굳어진 화성암체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시대별 암석 분포 비율은, 선캄브리아 시대 (43%) > 중생대 (40%) > 고생대 (11%) > 신생대 (6%) 순이다.

한반도의 암석 종류별 분포 비율은, 변성암 (40%) > 화성암 (35%) > 퇴적암 (25) 순이다.

한반도의 변성암은 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되었고, 화성암은 주로 신생대와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퇴적암은 주로 중생대와 고생대에 형성되었으며, 신생대 퇴적암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퇴적된 회동리층은 강원도 정선 부근에서 소규모로 발견된다.

회동리층에서는 코노돈트 화석이 발견된다.

수심 200 m 이내의 경사가 완만하고 얕은 지형을 대륙붕이라고 한다.

대륙붕보다 깊은 곳에서 경사가 급하여, 수심이 급격히 변하는 지형을 대륙 사면이라고 한다.

삼엽충은 고생대의 따뜻한 해역에서 서식했던 생물이다.

만입 쐐기 모형에 따르면, 한중 지괴에 있던 영남 육괴가 남중 지괴에 있던 경기 육괴와 충돌하였다.

경기 육괴의 서쪽 지역에서 고압의 고철질 변성암이 발견되었고, 석류석과 같은 변성 광물을 포함하고 있다.

동해는 약 2500만 년 전에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하며 확장되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독도는 약 450만 년 전에 화산 분출이 일어나 만들어졌고, 독도 형성 이후 울릉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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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해수의 운동과 순환

해수가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중력과 연직 수압 경도력이 평형을 이루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해수의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이다.

바다 갈라짐 현상은, 간조 때 해수면이 충분히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약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두 번씩 나타나는데, 바다 갈라짐 현상이 하루에 한 번만 나타난다면,

그 지역에서의 조석 양상은, 이웃한 두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가 다른 혼합조이다.

천해파가 나타나는 해역에서 물 입자 운동 궤도 이심률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대체로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천해파에서 물 입자 운동 궤도 장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나, 단축의 길이만 깊이가 깊어지며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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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대기 안정도

이슬점이 동일하다는 것은 수증기압이 동일하여, 단위 질량당 수증기량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절대 습도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질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g/m3 단위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슬점이 동일하지만 온도가 다른 공기 덩어리의 절대 습도를 비교하면,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질량당 부피가 커지므로 절대 습도가 낮게 나타난다. (1806-19 참고)

산악 지역에서는 주로 활승 안개가 발생한다.

활승 안개는 공기 덩어리가 산사면을 타고 상승하며 단열 팽창하여 만들어진다.

내륙 평지에서는 주로 복사 안개가 발생한다.

복사 안개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맑은 날 새벽에 지표면의 복사 냉각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지표 근처에서 역전층은 복사 냉각에 의해 형성되므로 구름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날에 발달한다.

맑은 날에는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새벽에 지표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날보다 낮다.

이슬점이란, 수증기압의 변화 없이 공기 덩어리를 냉각시켰을 때 포화가 일어나는 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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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대기의 순환과 대기 대순환

지균풍 : 기압 경도력 = 전향력

고기압성 경도풍 : 기압 경도력 < 전향력

저기압성 경도풍 : 기압 경도력 < 전향력

따라서, 기압 경도력이 동일할 때,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 > 지균풍 > 저기압성 경도풍 순이다.

북반구에서 한대 전선 제트류와 아열대 제트류는 모두 겨울철(12~2월)에 저위도로 남하한다.

남반구에서 한대 전선 제트류와 아열대 제트류는 모두 겨울철(6~8월)에 저위도로 북상한다.

계절에 따른 위도 변화는 한대 전선 제트류가 아열대 제트류보다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주로 한대 전선 제트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흐린 날에는 구름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로 인하여 산 정상부와 골짜기에서의 부등 가열 효과가 감소한다.

따라서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산악 지역에서 등압면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나 산곡풍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문제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상공에서는 지표면보다 공기의 밀도가 낮다.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 거의 모든 위도에서 해수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보다 많다.

대류권 계면의 고도는 상대적으로 지표의 온도가 높은 저위도에서가 상대적으로 지표의 온도가 낮은 고위도에서보다 높다.

제트류는 대류권 계면 상의 남북 방향의 기압차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서 나타난다.

열대 수렴대(적도 저압대)는 6~8월에는 북반구에, 12~2월에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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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행성의 운동 (1)

표준시는 동경이 클수록, 서경이 작을수록 빠르다.

경도 180°에는 날짜 변경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 표준시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경도는 동경 127°이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태양은 일본 표준시 기준 12시 32분에 남중한다.

그러나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12시에 남중한다고 생각하자.

적위가 0°인 천체는 위도에 관계없이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 항상 12시간으로 일정하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천동설)에서 내행성은 반달 이상의 위상을 가질 수 없다.

외행성은 매일 남중 시각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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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행성의 운동 (2)

행성이 공전하는 동안, 태양과 행성 사이 평균 거리는 행성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을 의미한다.

공전 궤도 장축 길이에 대한 타원 궤도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비는 이심률과 같다.

쌍성계를 구성하는 두 별의 질량과 공전 속도의 곱은 동일하다. MVmv

쌍성계를 구성하는 두 별의 질량과 공전 궤도 반지름의 곱은 동일하다. MRmr

쌍성계를 구성하는 두 별의 공전 각속도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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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우리은하와 우주의 구조

성간 물질의 대부분은 성간 기체로 약 99%를 차지하며, 나머지 약 1%는 성간 티끌이다.

성간 티끌의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은 얼음이다.

반사 성운은 푸른빛으로, 방출 성운은 붉은빛으로 관측되므로, 관측되는 빛의 파장은 반사 성운이 방출 성운보다 짧다.

암흑 물질의 후보로는 액시온, 윔프, 비활성 중성미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이 있다.

하나의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거리 지수는 모두 같다고 가정한다.

태양의 색지수(B-V)는 약 0.6, 분광형은 G2, 표면 온도는 5800 K, 절대 등급은 4.8등급이다.

구상 성단의 색등급도에서 전향점보다 아래에 위치한 별들은 주계열성이다.

구상 성단의 색등급도에서 전향점이 아래에 위치할수록 주계열성의 비율이 적어 나이가 많은 성단이다.

주계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표면 온도가 높으며, 수명이 짧다.

성간 티끌은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하기도 하지만, 성간 티끌의 온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기도 한다.

성간 티끌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대부분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된다.

21cm 전파 영상으로 관측한 사진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것보다 해상도가 떨어진다.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사진은 은하면에서 성간 소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적외선으로 관측한 사진은 관측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어 가시광선 영상에 비해 성간 소광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적 비율은 암흑 에너지 (68.3%) > 암흑 물질 (26.8%) > 보통 물질 (4.9%) 순이다.



Note





“Veritas Lux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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