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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홀수형언어이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간법은 주어진 점들이 특정한 함수로부터 얻어진 것이라 가정하

고 그 함수를 지나는 임의의 한 점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학

적 방법이다. 그 중 선형 보간법은 보간 함수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추정한다. 임의의 구간에서 주어진 점들을 지

나는 함수가 연속적이라면 오차는 주어진 함수의 실제 값과 보간법을

통해 계산된 값의 차이로 나타난다. 함수가 대칭적인 곡선일 경우 선

형 보간법의 오차는 설정된 구간의 중점에서 최대가 된다. 선형 보간

법에서 오차의 크기는 언제나 근사되어지는 함수의 곡률에 비례한다.

다항함수를 이용하여 세 개 이상의 점들을 보간할 수도 있다. 라그

랑주 보간법은 주어진 n+1개의 데이터에 대해 이를 정확히 통과하는

하나의 n차 다항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다항식은 각 데이터에 기초

한 가중치를 조합하여 만들어진다. 또 다른 방법으로 뉴턴 보간법은 분

할 차분을 통해 다항식을 점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뉴턴 보간법

은 라그랑주 보간법과 달리 새로운 점이 추가되어도 기존 계산을 재활

용할 수 있어 수정이 수월하다. 특히 천문학에서 천문의 위치를 계산할

때는 뉴턴 보간법이 더 편리하다. 다항함수를 이용한 보간법에서 중요

한 점은 다항함수가 갖는 차수를 높인다고 더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수를 과도하게 높이면 데이터 점들 사이에서 곡선

이 불필요하게 요동치는 러녹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점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면 함수의 변화가 비교적 단순할 가능성이

크므로 낮은 차수의 다항식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보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좌푯값 범위가 넓어질수록 적절한 차수 선택을

통해 실용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중국의 전통 역법에서는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보간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위치를 파악했다. 역법에서 정삭은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여 완전히 어두워지는 순간을 가리키는 날짜이다.

정삭은 단순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지 않고 달과 태양의 불규

칙한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달과 태양은 지구에 가까운 곳과 먼 곳

에서 속도가 서로 다른데 이는 공전의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삭은 달의 삭망월 주기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경삭에

보정값을 빼거나 더하여 결정된다. 삭망월의 길이와 같은 천문 상수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경삭은 이미 결정된 값이므로 역법의 정확성은

달과 태양의 운행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에 달

려 있다.

중수대명력은 명나라 초기의 대명력을 개정하여 계산법과 예측 정

확도를 향상시킨 중국의 역법이다. 이는 중국의 다른 역법과 마찬가지

로 태양 운행의 기준점을 동지점으로 설정한다. 태양은 동지점을 지날

때 가장 빠르고 하지점을 지날 때 가장 느리다. 이에 따라 태양의 움

직임은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대칭형으로 나타난다.

중수대명력에서 영축입성표는 1년을 24절기로 균등하게 나눈 시간

순서에 따라 태양의 위치 변화와 그 변화율을 계산하고 이를 차분의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적일(積日)은 24절기를 반영하여

동지(冬至)로부터 경과한 날짜를 누적한 값이다. 각 구간에는 영축과

손익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 손익은 인접한 구간 간 영축의 변화량

로 정의된다. 따라서 각 구간의 영축은 시간에 따라 직전 구간의 손익

을 누적한 값과 같다. 또한 영축과 손익을 알면 중율과 합차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중율은 손익을 한 절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눈 값으

로 영축의 변화율를 의미하며, 합차는 손익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인접한 구간 간 중율의 차이로 구해진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선형 보간법에서는 주어진 직선을 지나는 두 점 사이의 오차의

크기를 근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라그랑주 보간법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계산을 처

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③ 좌푯값 범위가 매우 좁다면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차수가 충분히 높은 n차 다항식을 이용해야 한다.

④ 특정한 구간에서 임의의 곡선에 대해 뉴턴 보간법을 적용하면

선형 보간법을 취할 때와 달리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명나라 초기 대명력에서는 태양 운행의 기준점을 동지점으로

보았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삭은 삭망월의 길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② 정삭과 보정값을 알면 경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정값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

④ 천체 운행의 불규칙함이 커질수록 정삭을 보정할 필요성은 줄

어든다.

⑤ 모든 천제의 공전 궤도가 완전한 원이라면 천문 상수만으로 정

삭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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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1>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1>

<그림>의 곡선 L은 점 A, B. C를 지나면서 점 B에 대해 대

칭인 특정한 함수이다. 그래프의 수평선에는 동지(冬至)로부터

1, 2, 3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인 경칩, 춘분, 청명이 표시되어 있

다. 경칩과 춘분은 각각 점 A와 B에 대응되며, 영축은 각각 2.1

과 2.4이다. C는 충분-청명 구간에 속하면서 곡선 L을 지나는

한 점이다. 곡선 L을 직선 AB와 AC를 기준으로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오차를 파악했더니 직선 AB를 기준으로 오차가 최대

가 되는 곡선 L 위의 점이 갖는 영축은 2.3이었고, 직선 AC를

기준으로 곡률이 최대가 되는 곡선 L 위의 점은 B가 아니었다.

<표>는 한 절기를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동지-곡우에 관한 영

축입성표이다.

<그림>

절기 적일 영축 손익
동지 0 0 2.1
경칩 15 2.1 ?
춘분 30 2.4 X
청명 45 ? -4.1
곡우 60 -2.0 0.7

<표>

<보 기2>

ㄱ. X는 0보다 크다.

ㄴ. 경칩과 춘분은 중률의 크기가 서로 같다.

ㄷ. 청명의 합차는 0.7/60에 -4.1/45를 뺀 값이다.

ㄹ. 점 C가 갖는 영축은 2.3이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