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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하여 여학
생 5, 6, 7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론 내용

㉠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존재하였고 약, Į억 년 전에 분리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

㉡ 맨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

㒄⽄䇄�ᴜ㌑㏜�㊛㎨� 䇁ⵅ☴㎬�㏰Ỽ� ὨⓄ� ᥈◠� ᣫ㎨"

① 5          ② 6          ③ 5, 7          ④ 6, 7     ⑤ 5, 6, 7

����ⲻ˧ࡒ

학생A 초대륙 : 판게아
, 로디니아

학생 13 열곡대 :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곳에서 형성

대륙이 분리되는 곳

학생 ( 해저확장설의 근거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 분포

해양지각 甛

심해 퇴적물 두께

변환 단층의 발견

베니오프대의 지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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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와 나 는 서로 다른 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이다( ) ( ) .

ԧ	 
 	ي 


㏜㈸� Ὠ䇄� ㊛㎨� ⶌ⛭☴㎬�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푸른 별은 가 보다 나 에 많다. ( ) ( ) .
ㄴ 가 가 진화하면 나선팔이 형성된다. ( ) .
ㄷ 성간 기체는 나 보다 가 에 많이 분포한다. ( ) ( ) .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ࡒ ⲻ��

7
. 정상 나선 은하

나선팔 0
,
막대 구조 ✗

중심부
막대 나선 은하

나선팔 0
,
막대 구조 O

나선팔

붉은 별
↳ ㄷ

. 중심부 : 주로 늙은 별 , 성간 물질 嘉

나선팔 : 주로 젊은 별 , 성간 물질 뺳

푸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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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기후 변화 요인 과 을 고려하여 추정한 지구 평균 기온 편차㉠ ㉡
추정값 기준값 와 관측 기온 편차 관측값 기준값 를 나타낸 것이다( - ) ( - ) . 

과 은 각각 온실 기체와 자연적 요인 중 하나이고 기준값은, 1880㉠ ㉡
년 년의 평균 기온이다~1919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Gඇ
ㄱ 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시기가 시기보다 높. B A 

다.
ㄴ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의 변화는. ㉡

에 해당한다.
ㄷ 시기의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 요인보다 온. B 

실 기체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ⲿ˧ࡒ

7 이산화탄소 L 에어로졸 배출

7. 영향 : 7 자연적 요인

약 0.8% 약 0.1%

L
.

L 은 기온 감소 효과

I. 태양 활동 자연적 요인 외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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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플룸 상승류를 관찰하기 위한 모형 실험이다. 

실험 과정[ ]
가 그림 과 같이 찬물을 담은 비커 바닥( ) Ⅰ

에 스포이트로 잉크를 조금씩 떨어뜨
린다.

나 그림 와 같이 잉크가 가라앉은 부분( ) Ⅱ
을 촛불로 가열한다. 

다 비커에서 잉크가 움직이는 모양을 관( ) 
찰한다.

실험 결과[ ]
¾ 그림 과 같이 바닥에 가라앉은 잉크 Ⅲ

일부가 버섯 모양으로 상승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䉀� ᤘᥤ㈸� Ὠ䇄� ㊛㎨� ⶌ⛭☴㎬� ⥜᪘ ㈸ⶄ� ㏰Ỽ� ὨⓄ� ᥈◠� ᣫ㎨� ! "

⥜� ᪘

ㄱ 은 플룸 상승류에 해당한다. . ㉠
ㄴ 은 주변의 찬물보다 밀도가 크다. . ㉠
ㄷ 잉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지구 내부에서 내핵. 

과 외핵의 경계부에 해당한다. 

ㄱ ㄷ ㄱ ㄴ ㄱ ㄷ ㄴ ㄷ, , , ① ② ③ ④ ⑤ 

�����ⲻ˧ࡒ

7
.
L

. 뜨거운 풀룸 : 뜨거운 맨틀 물질 상승

ㄷ
. 플룸은 외핵과 맨틀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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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동해 어느 해역에서 년간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30
평균값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표층 해수의 밀도는 월이 가장 크다. 2 .
ㄴ 수온 약층은 월보다 월에 더 발달한다. 10 2 .
ㄷ 표층 수온이 높은 시기가 표층 염분이 높다. .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ⲻ˧ࡒ

7. 50m 깊이와 표층의 수온 차이

A B

차이 : 0°C 20°C

L
. 표층 수온 차이 : (가) (나)

E. 혼합층 두께 13 :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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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어느 지역의 단층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㘨㉕㈸�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와 사이의 단층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A B .
ㄴ 는 상반이다. C .
ㄷ 주향 이동 단층 정단층 역단층이 모두 나타난다. , , .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ⲻ˧ࡒ

7. 보존형 경계 : 주향 이동 단층
정단층

L
.

7 : 하반

상반 하반 상반하반
E. 나 : 정단층 B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

발산행 경계 : 장력 정단층
수렴형 경계 : 횡압력 역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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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별 를 도에 나타낸 것이다A, B, C H-R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᪘

ㄱ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A
와 가 같다B .

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가 보다 넓다. B C .
ㄷ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 

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가 보다 길다C A .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ⲿ˧ࡒ

절
-5 - - -
i

-
- (가) - - -

' 초거성
대 1

등
0 - - - (나) - - - t - - -

i i
급 +5 - - - - i - - - 대 - - -

i
' 주계열성

, i
I I

A G 분광형

7. 주계열성 -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뼽 驩嶼 M
뼯
t伶罐

Mi 나 다

L
.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시간

✗ 별의 수명

t 수명 : 나 다

E. 생명 가능 지대 폭
,
거리 ✗ 광도

생명 가능 지대 폭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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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는 어느 날 시 우리나라 주변의 적외 영상을 나 는 다음 날( ) 05 , ( )
시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09 .

ԧ	 
 	ي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가 의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침강이 나타난다. ( ) A .
ㄴ 가 에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가 보다 높다. ( ) B C .
ㄷ 나 에서 풍속은 가 보다 크다. ( ) E D .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Ⲿ˧ࡒ

7. 태풍 단면

萩00 .IO
L

. 적의 영상
흰색 : 汪幽

어두운색
'

고謳

고도 : A B

E
. "시

시계 방향

.

풍향 변화
안전 반원 : 시계 반대 방향

위험 반원 : 시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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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 는 방사성 원소 의 붕괴( ) , ( ) X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와 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의 양은. A B X
각각 처음 양의 이다50%, 25% .

가( ) 나(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᪘

ㄱ 화성암 는 단층 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A f - f .′
ㄴ 화성암 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는 세 번의 반감기를. B X

거쳤다.
ㄷ 지층 에서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 있다. E .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ⲻ˧ࡒ

지층 생성 순서

습곡 정단층

A B C 地罐 D E

부정합1-5-1 ! 부정합 i 부정합 :
고생대

'
중생대

'

7. 나이 : 관입암 포획암

F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폐암
= A.

B.CL
. 단층은 F와 D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중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 화석

E. 습곡은 중생대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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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는 표준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 ) , ( )
는 플랑크 망원경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로부터 추론한 현재 우주
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ԧ	 
 	ي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우주 배경 복사는 시기에 방출된 빛이다. .㉠
ㄴ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ȅ이

다.
ㄷ. Ȇ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성자이다.

ㄱ ㄴ ㄷ ㄱ ㄴ ㄱ ㄷ, , ① ② ③ ④ ⑤ 

�����Ⲽ˧ࡒ

7. 毬의

Ellen gifFE팽창속도i i

크기 변화
i i

(가) (라) 시간

가 ~ 라 : 감속 팽창 기울기 감소

c. 라 이후에 퀘이사 행성

E
.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

라 시기의 온도는

현재 2.7 K 보다 높다
.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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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와 나 는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수온 분포와 평균 표층 염분 ( ) ( )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등치선은 각각 등수온선과 등염분선. 
중 하나이다. 

ԧ	 


	ي 


㏜㈸� Ὠ䇄� ㊛㎨� ⶌ⛭☴㎬� ⥜᪘ ㈸ⶄ� ㏰Ỽ� ὨⓄ� ᥈◠� ᣫ㎨� � ! "

�

� 鰆
ㄱ. 해수면의 평균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은 나 이다( ) .
ㄴ 수온과 염분은 해역이 해역보다 높다. A B .
ㄷ 염류 중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와 해역. A B 

에서 거의 같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ⲿ˧ࡒ

7. 동일 지역 온도 비교시 (가) (나

비교 nn 가 : 겨울 8월 나 : 여름 2월

* 남반구는 2월이 여름
,
8월이 겨울이다 !

L
.
A 지역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난류가

흐르는 지역으로 저위도 고위도 E 수송

E. B해류 : 남극 순환류

남극 순환류 ,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로

같은 방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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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와 나 는 어느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시간 간격( ) ( )
으로 작성한 지상 일기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일기 기호는 지. A 
점에서 관측한 기상 요소를 표시한 것이다.

가( ) 나( )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Gඇ
ㄱ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A .
ㄴ 한랭 전선이 통과한 후에 에서의 기온은. A ɀŰ 하강하 

였다.
ㄷ 온난 전선면과 한랭 전선면은 각각 전선으로부터 지표. 

상의 공기가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ⲿ˧ࡒ

7. 기온 감소율 : T2 T.

온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 L
. T, T2 동안 지표 기온 감소 따 > 찬

한랭 전선 통과

E. P 지점은 저기압 진행 경로의 오른쪽 지역

풍향 변화 시계 반대 방향

서-0- 동

풍향 변화 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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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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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를 나 는 마그마가 생성되( ) A D , ( )〜
는 과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 ) 나(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5의 하부에는 플룸 상승류가 있다.
ㄴ. 나 의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은 ( ) ㉠ 6이다.
ㄷ. 생성되는 마그마의 2H.Ⱥ 함량은 (%) 7에서가 #에서보

다 높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ⲻ˧ࡒ

A A
'

: 온도 상승

b b
'

: 압력 감소

c - c
'

: 물의 첨가

7. > 물이 포함된 화강암 용융 곡선

L 물이 포함된 맨틀 현무암 용융 곡선

ㄷ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 현무암 용융 곡선

L
. 13 섭입대로 안산안질 마그마 행성

안산암
, 섬록암

E. A : 해령 -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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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ĭ HĮ

ඝ

ච

ඣ

ඝ ච ඝ ඣ ච ඣ ඝ ච ඣ

Ỽᢈ� ،╸� ጔⵉ
ɱ̛� ����>�������������ߗ�Ýߘ � >�

그림 가 와 나 는 현재와 과거 어느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을 순( ) ( )
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 A, B, C , , 
너지 중 하나이다.

가 ( ) 나         (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᪘

ㄱ 가 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 ) .
ㄴ 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B .

ㄷ. ɮȇ⚯ᶛ♿
ȅ⚯ᶛ♿

은 가 일 때와 나 일 때 같다( ) ( ) .

ㄱ ㄴ ㄷ ㄱ ㄴ ㄴ ㄷ, , ① ② ③ ④ ⑤ 

�����Ⲿ˧ࡒ

과거 미래 : 보통 물질 감소
암흑 물질 감소

암흑 에너지 증가

항상 암흑 물질 보통을질

따라서 T은 과거
,
I는 미래

A 암흑 물질

B : 암흑 에너지

C : 보통 물질

7
.
T2 : 미래

L
.
항성은 보통 물질 C 에 해당

E.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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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서로 다른 질량의 주계열성 Aĭ과 Bĭ이 진화하는 경로의 일부를
도에 나타낸 것이다H-R , AĮ와 Aį, BĮ와 Bį은 별 Aĭ과 Bĭ이 각각 진화

하는 경로상에 위치한 별이고, Aį과 Bį의 중심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
응이 일어난다.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 鰆
ㄱ 별의 질량은. Aĭ보다 Bĭ이 크다.
ㄴ.AĮ와 BĮ의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ㄷ.ɮ ȹ⚯᭯⤗ᣛ
 Ȼ⚯᭯⤗ᣛ  > ɮ!ȹ⚯᭯⤗ᣛ

!Ȼ⚯᭯⤗ᣛ 이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Ⲽ˧ࡒ

A. > A. > A2

주계열성 적색거성 백색왜성

7. 나 중심부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

L
. 진화하는 동안 수소 핵융합 ,

수소각연소로

별 내부수소감소

수소총질량 : A2 A0

E. Ao A.

중심부수소핵융합중단
기체 내부압감소 중심부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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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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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와 나 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측정한 무역풍의 동서( ) ( )
방향 풍속 편차와 ȺɁ 등수온선 깊이 편차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 
낸 것이다 편차는 관측값 평년값 이고 가 에서 무역풍이 서쪽으로. ( - ) , ( )
향하는 방향을 양 으로 한다(+) .

가 풍속 편차( ) 나 깊이 편차( ) 

� ⽄᪘㈸�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 "

Gඇ
ㄱ 동태평양의 용승은 보다 가 강하다. A B .
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 깊이 차이는 보다. A

가 크다C .

ㄷ.ɮ〳㌠ⓨ⚯㓋Ⅿ㌠ഷඇ⒬
ጰ〳㌠ⓨ⚯㓋Ⅿ㌠ഷඇ⒬은 보다 가 크다B C .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Ⲿ˧ࡒ

강수량편차 관측값관측값 평균값
嶇

•

수온 약층 관측값관측값 평균값

깊이편차 幽

•

동태평양
엘니뇨 許譚 수온 약층 시작 깊이 邈

라니냐 許謳 수온 약층 시작 깊뺊

A : 엘니뇨 13 : 엘니뇨 ( : 라니냐

7. 강수량 편차가 이고 클수록 강수량이 많다 .

강수량 : A B

L
.

라니냐시기 용승이 강화된다
.

E.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엘니뇨 : 높아짐

라니냐 :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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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나 는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 ) , ( ) -
다 나 의 는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 ) A, B, C , , 
중 하나이다.

가( ) 나( )

㏜�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는 남극 중층수이다. A .
ㄴ 는 침강한 후 대체로 북쪽으로 흐른다. B .
ㄷ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과 염분이 낮다. .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ⲽ˧ࡒ

수은 :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심층수 남극저층수

염분 :

C
북대서양심층수 남극저층수 남극중층수

<
A

B

7
. A : 북대서양 심층수

B : 남극저층수

C : 남극 중층수

L
.

일F : B A C

E
. 남극저층수는 해저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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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별 가 나 다 의 분광형 반지름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 ( ), ( ) , , .

별 분광형 반지름 태양( =1) 광도 태양( =1)

가( ) (   ) 10 10

나( ) A0 5 (   )

다( ) A0 (   ) 10

ᡨ ᴀ Ὄ ㈸� Ὠ䇄� ㊛㎨� ⶌ⛭☴㎬� ⥜᪘ ㈸ⶄ� ㏰Ỽ� ὨⓄ� ᥈◠� ᣫ㎨� ��� � ��� � � � ! "

⥜� ᪘

ㄱ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 가 가장 짧. ( )
다.

ㄴ 절대 등급은 나 가 가장 작다. ( ) .
ㄷ 반지름은 다 가 가장 크다. ( ) .

ㄱ ㄴ ㄷ ㄱ ㄴ ㄴ ㄷ, , ① ② ③ ④ ⑤ 

�����Ⲽ˧ࡒ

그 (가)와 (나) 비교

丁卜 己卜

L 1 L 00L 5등급차

※ 1R 1L

# IT 2T

2 60001 G형

3 Nm에 ✗ t
丁卜 나

L 가 104L

※ 1R 100R

# IT IT

가 와 다의 11m에는 온도가 같으므로 동일하다 .

4 단위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광도 L

丁卜 己卜

L IL IL

※ 112 412

¥ IT 2 '

광도 : 나 라

5 광도 : 가 라

가 000개 라

가 가 가 가

L IL 10조 104L ILII!! "¥4 IT IT IT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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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두 종류의 광물이 생성된 때의 모습을( ) , 
나 는 가 이후 의 반감기가 회 지났을 때 화성암에 포함된 두 광물( ) ( ) P n

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화성암에는 방사성 원소 와 의 자. P, Q P, Q
원소 가 포함되어 있다P , Q . ′ ′

가( ) 나( )

㏜㈸� Ὠ䇄� ㊛㎨� ⶌ⛭☴㎬� ⥜᪘ ㈸ⶄ� ㏰Ỽ� ὨⓄ� ᥈◠� ᣫ㎨� � ! "

� 鰆
ㄱ 반감기는 가 보다 짧다. P Q .
ㄴ 나 의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의 반감기의 약 배이. ( ) P 2

다.
ㄷ 가 에서 광물 속 의 양이 많을수록 와 의 양이 같. ( ) P P P′

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ⲽ˧ࡒ

반감기는 Y가 X의 2배

화강암

2번의 Y 1번의

반감기 모자 모자 반감기
1 : 3 1 : 1

7
.

Y가 1번의 반감기가 지난 상태이므로 ,

화강암의 절대연령 = Y의 반감기

L
. ✗ 생성시 - 현재 감소럄

모 100% 25%

외자 100% 100%
=
각

100

Y 생성시 - 현재 二 감소럄
모 100% 50%

=
50

의자 100% 100% 100

감소량은 X가 Y의 배이다
.

•

ㄷ
. 현재의 글이 될 때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날 때

Y가 한 번의 반감기를 지날 때
,

X는 두 번의 반감기가 지난다 .

✗ 현재 - .

자원소 25 12.5 6.25

모원소 75 875 9375
15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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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
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행성은 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며 공전 궤도. , 
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 Ὠ䇄� ⶌ⛭㎤Ⓞ� ㊛㎨� ᣫ☴㎬� ⥜᪘ ㈸ⶄ� ㏰Ỽ� ὨⓄ� ᥈◠� ᣫ㎨� ! "

� 鰆
ㄱ 식 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ㄴ 행성이 를 지날 때 중심별의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A .
ㄷ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이 를. A

지날 때가 를 지날 때의 배이다A 2 .′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① ② ③ ④ ⑤ 

������ⲽ˧ࡒ

7. A시기 시선속도 청색 편이

중심별이 가까워지는중

공전방향 시계 반대 방향

A > B > (

L
. Vr - ( ✗ ※
파장 변화럄 ✗ 시선속도

최대 파장 변화랑 최대 시선 속도

△八
60 3X108m15 ×

500nm

△八 10-4nm 0.0001nm

E. B를 지날 때는 C를 지날 때의 2배

Vr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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