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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관련 정보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2023년 시행 과학탐구

(물리학1, 지구과학1) 영역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문항 분석 및 정부의 출제 지침 변화

를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 발행

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4일

보고서 발행 주기: 매년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3년도 6월 모의평가 시행

일(2023년 6월 1일)~수능 시행일(2023년 

11월 16일)을 보고 기간으로 하여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문항의 분석 및 향후 예측을 

담았습니다. 변화의 추이 파악이 필요한 일

부 데이터의 경우 2015년 개정 이후(2019

년 이후 시행)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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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본 보고서는 IFSIGHT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및 수험생분들과 분석 내용을 공유,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IFSIGHT는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그 

어떤 정부나 특정 단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 문항의 출처 표기는 시험 시행 년도, 시행 월(6, 9, 11), 문항번호(1~20) 순으로 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 15번    

문항의 경우 20231115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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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2023 at a glance

2023-06-01

6월 모의평가 시행

1등급 커트라인

물리학1: 47

화학1: 45

생명과학1: 50

지구과학1: 47

(원점수 기준)

2023-06

대통령실, 
‘킬러 문항’ 배제 발표1)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2)

교육부,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3)

교육부, 
‘킬러 문항’

22개 사례 공개4)

2023-09-06

9월 모의평가 시행

1등급 커트라인

물리학1: 48

화학1: 48

생명과학1: 47

지구과학1: 50

(원점수 기준)

2023-11-16

수능 시행

1등급 커트라인(추정) 5)

물리학1: 46

화학1: 46

생명과학1: 47

지구과학1: 47

(원점수 기준)

1) 관련 보도: 대통령실,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9월 모평부터 시행 | 연합뉴스 (yna.co.kr)
2) 관련 보도: 이규민 평가원장 전격 사임…"6월 모평 관련 책임지겠다"(종합) | 연합뉴스 (yna.co.kr)
3) 관련 보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교육부, 공정위·경찰청과 대응 회의 | 연합뉴스 (yna.co.kr)

4) 관련 보도: 교육부, '킬러문항' 22개 공개… 당장 9월 모평서부터 없앤다 (hankookilbo.com)
5) 2023-11-27 메가스터디 예상 커트라인 기준

4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0469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121552530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0745005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614050001248


2023년 시행 물리학1 Summary

킬러 문항1) 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리학1

가속도 법칙을 활용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 문항2) 이 4p에 배치되었습니다.

전기력 및 특수 상대성 문항의 난이도가 작년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자기 유도 및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실생활 활용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 본 보고서에서 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항에 해당합니다.
2) 가속도 법칙 F=ma를 활용하지 않고 푸는 등가속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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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1 정답률 변화 추이

1) 메가스터디 제공 문항별 정답률 기준
2) 20220920, 20221120
3) 본 보고서에서 준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30% 이상 50% 미만인 문항에 해당합니다.

물리학1 최근 2년간 문항별 정답률1)

정답률 낮음

정답률 높음

물리학1 년도 별 출제 문항 정답률 분포 비교

특정 문항2) 의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2022년 시행과 달리 2023년 시행에는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으며, 준킬러 문항3) 의 출제 빈도
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정답률이 60% 이상 80% 미만의 출제 문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킬러 문항과 정답률이 80% 이상 90% 미만의 문항은 감소함으로써 년도 별 
정답률 표준 편차가 약 12%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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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1) 가속도 법칙 F=ma를 활용하지 않고 푸는 등가속도 문항

가속도 법칙을 활용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 문항은 보통 2p에서 3p에 배치되었지만, 2023년 시행에서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4p에 배치되었고 2022년 시행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20231119의 경우 시간 조건을 통해 가속도의 방향과 평균 속력을 빠르게 판단하고 두 물체 각각 평균 
속력, 가속도, 거리, 시간 간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9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8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20번

가속도 법칙을 활용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 문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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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0618과 같이 운동 물체가 여러 개더라도 운동 그래프 개형이 동일하다면, 두 물체의 운동 그래프를 각각 분석할 필요 없이 하나의 물체를 시간차로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차 분석은 과거 기출(20130920)에도 적용하여 빠르게 풀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30920의 경우 과거 기출(20140620) 조건에서 거리 조건을 추가로 주는 대신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미지수로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 물체가 빗면
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점과 평균 속력, 거리 조건을 통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 및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간, 가속도, 속력, 거리 간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물체가 하나로 출제 될 때에는 가속도가 달라지는 구간이 4개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간단한 조건 하에 물체가 세 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차 분석 활용 (20230618/20130920)

가속도 법칙을 활용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 문항

유사한 상황 및 조건 제시 (20230920/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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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1) 평균 속력, 가속도, 시간, 거리 조건 활용
2)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가속도 법칙 문항은 문제 조건을 F=ma를 활용한 식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이며, 이동 거리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운동 그래프 분석1) 까지 필요로 합니다.
2023년 시행 6월, 9월 모의평가 문항과 달리 수능에는 2p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거리 조건을 활용하는 
가속도 법칙 문항이 출제되어 페이지 대비 48%의 낮은 정답률2) 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0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5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8번

가속도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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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1110의 경우 d를 선지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v와 g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A의 질량과 F를 모두 구해야 하므로 ㄱ, ㄴ, ㄷ의 진위형이 
아닌 20220614와 같이 정답 선택형으로 출제되었다면, 정답률이 더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속도 법칙과 운동 그래프 융합형 문항은 20220614뿐만 아니라 20210913, 20201118과 같이 자주 출제되므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며, 20211115, 20161110의 
ㄷ선지처럼 에너지1) 와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조합을 대비해야 합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물체의 수가 4개2)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경사각이 서로 다른 경사면에 있는 물체의 운동 그래프 및 에너지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판단의 경우 일·에너지 정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그래프 연계 (20231110/20220614) 에너지 연계 (20211115/20161110)

가속도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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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ㄷ선지 2) 출제 사례: 20220613



핵심 문항 분석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2023년 시행 작용·반작용 법칙 문항은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정지 상태의 물체에 관한 것이었으
며, 정답률이 60%1) 이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임을 통해 각 물체에 작
용하는 힘의 분석을 필요로 하며, 수능에서는 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9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6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9번

작용·반작용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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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작용·반작용 법칙 문항은 장력뿐만 아니라 20220611, 20220907과 같이 자기력이나 용수철과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으며, 20200608, 20190916과 같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이 아닌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0200608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힘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며, 
20190916은 작용·반작용 법칙을 간접적으로 활용한 문항에 해당합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물체 수가 4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용수철의 탄성력을 에너지를 통해 구하게 하거나, 20190916과 같은 문항에서 물체의 이동 거리
를 추가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력 및 용수철 연계 (20220611/20220907) 가속도가 0이 아닌 상황 (20200608/20190916)

작용·반작용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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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운동량 보존 문항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4p에 배치되었지만, 수능에서는 2p에 배치
되고 에너지나 운동 그래프와 연계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운동량 보존 문항은 에너지나 운동 그래프, 충격량 등 다양한 개념과 연계되기 용이하므로 난이도가 상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8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9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7번

운동량 보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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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0619, 20221116, 20220913이나 20211113, 20210617과 같이 물체의 위치나 물체 사이의 거리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위치 또는 거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
해 속력을 구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여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체 사이의 거리 조건으로 구한 상대 속도를 통해 각 물체의 운동량을 파악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여 미지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 운동 그래프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함께 연계되거나, 빗면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것과 같이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
서의 충돌이 제시될 수 있으며, 물체의 개수가 4개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시행 운동량 문항 (20221116/20220913) 2021년 시행 운동량 문항 (20211113/20210617)

운동량 보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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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역학적 에너지 문항의 경우 과거 기출과 달리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마찰 구간이 2개
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0620, 20230919에서는 운동량이나 운동 그래프의 연계없이 역학적 에너지
단독으로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으나 수능에서는 운동량 보존과 연계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모의평가 문항에 비해 상승1) 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20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20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9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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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역학적 에너지 문항의 경우 6월에 비해 정답률이 7%, 9월에 비해 정답률이 16% 더 낮음



핵심 문항 분석

20231120의 경우 20230620, 20230919처럼 마찰 구간 2개가 제시되었으며, 물체가 경사면을 내려와 충돌하고 다시 올라가는 20211120와 유사한 상황이 제시되었
습니다. 중력 퍼텐셜 에너지와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된 에너지를 통해 충돌 전 A의 속도를 나타내어 운동량 보존식 계산을 하는 경우 식이 복잡하므로 충돌 전 A의 속력을 
v0와 같이 설정하고 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 충돌 직후 A, B의 속도를 구한 다음, 중력 퍼텐셜 에너지와 손실된 에너지를 분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B의 충돌 직전과 직후 상황을 분석할 때, 물리학1 범위 내로 풀 경우 운동량 보존식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연립하여야 하는데, 범위 외인 탄성 충돌(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1) 을 활용할 경우 충돌 직전과 직후 A, B의 상대 속도가 동일하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에서 해당 문제 풀이를 교
육 받은 학생분이 크게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문항은 운동량뿐만 아니라 평균힘, 운동 그래프, 일·에너지 정리와 같은 다양한 개념과 연계되어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및 조건 제시 (20231120/20211120) A, B 충돌 직전과 직후 상황 풀이 (물리학1 범위 내 / 범위 초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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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1 범위 내 풀이 물리학1 범위 외 풀이
(탄성 충돌 활용)

1) 탄성 충돌 내용의 경우 현행(2015개정 교육) 물리학2에도 없는 내용이며, 일반 물리학 수준에 해당합니다.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열역학 문항은 모두 열기관을 활용하여 출제되었으며, 각 과정별로 등온, 등압, 등적, 단열 
과정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여 Q, ΔU, W를 파악해야 합니다.

열기관의 경우 1회 순환 동안 각 과정 별 여러 물리량 변화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 별 Q, ΔU, W
를 표로 그려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1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8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7번

열역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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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15 개정 이후 열기관을 활용하여 출제되지 않은 문항은 202106111) 뿐일 정도로 열역학 문항은 정형화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압력-부피 그래프 외에도 20230907, 
2021117과 같이 부피-절대 온도로 제시될 수 있으며, 앞으로 아직 출제가 안된 압력-절대 온도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풀이 또한 과정 별 Q, ΔU, W를 표로 그려 푸는 것으로 정형화되어 정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0918, 20190616과 같이 과거의 피스톤 문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린더를 천장에 달아 피스톤에 작용하는 대기압 방향을 다르게 하거나 용수철, 열전달이 
잘되는 금속판을 활용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수능 열역학 문항 (20221113/20211117) 과거 피스톤 문항으로 회귀 가능성 (20190918/20190616)

열역학 문항

18

1) 실험형 문항



핵심 문항 분석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2023년 시행 특수 상대성 문항은 모두 정답률이 70%1) 이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출제되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기에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2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9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6번

특수 상대성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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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에서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쉽게 출제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난이도가 20210614와 같이 높아질 수 있으며, 20180906과 20180609의
ㄷ선지처럼 대소 비교가 아닌 정량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0614의 경우에도 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 우주선의 속력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으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지는 것을 막기 위해1)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 분석해야 하는 관성계의 수가 증가하거나, 물리량을 정량 계산으로 직접 구하게 하고 동시성의 상대성과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재상향 가능성 (20231112/20210614) 정량 계산이 요구되는 경우 (20180906/20180609)

특수 상대성 문항

20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본 문항의 정답률은 45%였습니다.



핵심 문항 분석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기존 4p에 배치되었던 전기력 문항이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각각 2p, 3p로 배치되었습니다.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 정답률은 각각 78%, 55%, 79%1) 로 난이도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5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0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8번

전기력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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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 시행에서 2015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전기력 문항이 4p가 아닌 곳에 배치되었고 난이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험의 전체 난이도 조절로 보입니다.
전기력은 논리 추론과 정량적인 계산이 가능한 개념이므로 과거 수능 전기력 문항처럼 다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전기력의 방향 없이 크기만 제시하여 경우의 수를 고려하게 하거나 2024학년도 수능특강 115p 3번과 같이 도체구 접촉 조건을 줌으로써 전하량
보존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나 20211119처럼 그래프로도 조건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수능 전기력 문항 (20221119/20211119) 정답형 및 새로운 조건 (20200919/2024학년도 수능특강 115p 3번 )

22

전기력 문항



핵심 문항 분석

1) 20170908(6월), 20221118(9월) 
2) 2024학년도 수능특강 143p 5번

2023년 시행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항은 기존 기출1) 에서 조건을 약간 달리하거나 EBS 교재에서 직접
연계2) 되어 출제되었습니다. 

2022년 시행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4p에 배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2023년 시행 6월과 9월 모의평
가에서는 3p에 배치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8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2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2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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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수능에 출제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항은 EBS 교재에서 직접 연계되어 상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EBS 교재를 푼 학생분이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1118은 20211118과 같이 특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와 세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 조건을 통해 경우의 수를 분석하는 문항이었으며,
20211118과는 달리 다소 기하적 분석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삼각비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력 문항과 마찬가지로 20230912의 표나 20200918의 그래프처럼 다양한 조건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여러 출제 방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BS 직접 연계 (20231118/2024학년도 수능특강 143p 5번) 경우의 수 고려/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 (20211118/20200918)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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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1) 금속 고리가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x 그래프 면적으로 바로 판단이 가능하며, 엄밀이는 자기선속-시간 그래프를 그려 x=6d인 시간에도 자기선속이 0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시행 전자기 유도 문항은 실생활 활용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으며,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대소 비교 외에 정량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문항에서 p의 위치가 -2d부터 6d까지 고리 내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0임을 활용할 때, 1번만
유도 전류-x 그래프 면적(정적분 값)1) 의 합이 0이므로 유도 전류 조건 계산 없이도 풀이가 가능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7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3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3번

전자기 유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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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전자기 유도 문항은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금속 고리 유형 외에도 20220601처럼 실생활 활용형이나 20211112처럼 솔레노이드 및 자석 관련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교육과정 내에서 정량적인 계산 출제가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 유도 외 다른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 시험
의 전체 난이도를 맞추고자 하는 경우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 자기장 영역이 4개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도선이 2개 이상 제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장을 통과하는 금속 고리의 속력이 중간에 변하는 조건이 
제시될 수 있으며, 20110617 ㄴ선지, 20100911 ㄷ선지처럼 유도 전류의 대소 비교가 아닌 정량 비교를 요구하여 계산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문제 상황이 매
우 단순하여 바로 판단 가능합니다.) 

다른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 (20220601/20211112) 유도 전류의 세기 정량 비교 (20110617/20100911)

전자기 유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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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에서 스넬의 법칙 문항이 개정 이후 처음으로 4p에 배치되었으며 44%1) 의
정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경우 기존 기출 문항2) 에서 조건을 약간 수정하여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4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6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4번

스넬의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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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2) 20221111(9월), 20220615, 20211111(수능) 



핵심 문항 분석

20231114에서 정량 계산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sin i와 sin r값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스넬의 법칙을 통해 굴절률이나 빛의 파장이 각 매질의 몇 배인지 정량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 기존 대소 비교를 넘어 20111115나 20091113처럼 스넬의 법칙을 활용한 정량 계산을 통해 빛의 경로를 파악하거나 굴절률, 파장 값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각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물리학1에서 현재까지 출제된 적이 없지만 EBS 연계 교재에도 활용되고, 같은 과학탐구1에 해당하는 지구과학1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물리학1에서의 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넬의 법칙을 통한 정량 계산 요구 가능성 (20111115/20091113) 특수각 제시 가능성 (2024학년도 수능특강 174p 7번/176p 11번)

스넬의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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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파동의 간섭 문항은 정답률이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65%1) 이상으로 쉽게 출제되었
습니다. 수능 문항의 경우 기존 기출 문항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특정 시간 동안 변위의 최댓값을 물어봤
지만 해당 시간 동안 마루나 골의 보강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6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5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5번

파동의 간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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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핵심 문항 분석

파동의 간섭 문항은 줄에서의 파동이나 물결파의 중첩 외에도 실생활 활용형 문항이나 20221102, 20210615처럼 소리의 간섭 문항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며, 소리의 간섭 
문항은 20150615와 유사한 실험형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0910의 경우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풀 수 있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 파동의 이동 거리와 도달 시간 조건으로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과정을 
추가하거나 20110618과 같이 파동 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보강간섭 외에 주기까지 파악해야 하도록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리의 간섭 문항 (20221102/20210615) 난이도 상향 가능성 (20220910/20110618)

파동의 간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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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지구과학1 Summary

킬러 문항1) 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 자료와 선지 배치를 다수 활용하였습니다.

지엽적인 내용2)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사학 법칙 문항의 난이도가 작년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 본 보고서에서 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항에 해당합니다.
2) 현재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 문항에서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적인 내용

지구과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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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1 정답률 변화 추이

1) 메가스터디 제공 문항별 정답률 4) 본 보고서에서 비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에 해당합니다.
2) 20221115, 20221120
3) 본 보고서에서 준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30% 이상 50% 미만인 문항에 해당합니다.

지구과학1 최근 2년간 문항별 정답률1)

정답률 낮음

정답률 높음

지구과학1 년도 별 출제 문항 정답률 분포 비교

특정 문항2) 의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2022년 시행 수능과 달리 2023년 시행
에는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준킬러 문항3) 의 출제 빈도도 전년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킬러4) 문항의 정
답률이 증가하여 시험 전체의 난이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으나, 정답률이 80% 이상인 문항 
비중이 증가하여 년도 별 정답률 표준 편차는 약 5% 만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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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2) 20221106(수능), 20220613(6월)

2023년 시행 수능 5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7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6번

마그마의 생성 과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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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마그마의 생성 과정 문항은 개념 확인형 문항으로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정답률이 
70%1) 이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해양 지각의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모습,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암석의 용융 곡선 그림은 이전 
기출 문제2) 와 거의 유사하게 제시되었으며, 20230906의 해령과 섭입대의 온도 분포는 2024학년도
수능특강 36p 10번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핵심 문항 분석

마그마의 생성 과정 문항의 경우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 용융 곡선뿐만 아니라 화성암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어느 깊이에서 굳어지는가
에 따라 화산암 또는 심성암으로 분류되고,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 굳은 암석의 색이 다르므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 이와 연계1) 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의 마그마 생성 과정2) 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지구상에서 어느 지역이 섭입대인지, 해령 및 열점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화성암의 분류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

마그마의 생성 과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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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1109와 같은 문항
2) 20200606과 같은 문항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지사학의 법칙 문항은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2p에 출제되었으며 9월 모의평가에서는
4p에 출제되었습니다.

20230917의 경우 4p에 배치되었지만 기존 기출1) 과 물어보는 바가 동일하여 68%의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1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1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7번

지사학의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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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1116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지사학의 법칙 문항은 작년 대비 쉽게 출제되었지만 20221119, 
20201119와 같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해 계산 과정을 추가하거나 경우의 수를 
고려하도록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 화석으로 지층의 연령을 추론하도록 하거나 단층의 종류, 습곡의 구조,
습곡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으므로 지사학 법칙과 연계되기 용이한 내용과 함께
나오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고려 (20221119/20201119) 유사한 상황 및 조건 제시(20230920/20140620)

지사학의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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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학 법칙과 연계되기 용이한 내용

표준 화석 관련 내용

단층 관련 내용

습곡 관련 내용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고지자기 문항은 6월 모의평가에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9월 모의평가에는 판의 경계 및
열점과 연계되어 한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수능에서는 단독(20번)으로 한 문항, 판의 경계(13번)와
연계되어 한 문항으로 총 두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고지자기 문항은 20231120과 같이 고지자기 극을 지리상 북극과 맞춰보기 위해 지구를 회전하는 등의 
기하적 분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20번 2023년 시행 수능 13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20번

고지자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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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20917, 20210919처럼 고지자기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 주로 4p에 배치되며, 기하적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준킬러1) 이상의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또한 20231113, 20230920, 20211119처럼 다른 개념과 연계되어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으며, 20211119처럼 문제에서 지구 그림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2023년 시행 수능처럼 지괴의 수가 늘어나거나 조건이 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20230920의 경우 해령의 이동 속도나 판의 생성 속도까지 비교할 수 있었으나,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2) 의도적으로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자기 단독 출제 (20220917/20210919) 고지자기 연계형 출제 (20230920/20211119)

고지자기 문항

38

1) 본 보고서에서 준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30% 이상 50% 미만인 문항에 해당합니다.
2)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본 문항의 정답률은 43%였습니다.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문항은 기존 기출 내용 및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개념과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각 지질 시대 별 기간 및 특징은 지사학의 법칙이나 방사성 동위 원소와 자주 연계되므로 핵심 내용을
모두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7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9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0번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문항

39



핵심 문항 분석

20231107의 자료는 [지구과학2] 20191117의 해양 생물 과의 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20230910 또한 20221110 그림 (가)에서 현생 누대만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로 세분하여 나타낸 것에 해당합니다.

추론보단 사실 판단 위주의 유형이기 때문에 지엽1) 에 대한 염려가 높았으나, 2023년 시행에는 대부분 기출 되었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지질 시대의 대(代)뿐만 아니라 기(紀) 단위로 각 생물의 출현이나 번성 시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심하게 관련 내용을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기출 자료 활용(20231107/[지구과학2] 20191117) 기존 기출 자료 및 내용 활용 (20230910/20221110)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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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 문항에서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적인 내용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온대 저기압 문항은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과거 기출 문항에서 자료나 형태를 재활용
하여 출제되었습니다.

20231106의 경우 201911131) 과 같이 두 곳의 관측소 자료가, 20230909의 경우 20211112와 같이 
지상 기온 분포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6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0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9번

온대 저기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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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113은 열대 저기압 문항이나, 두 곳의 관측소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점과 그래프를 통해 기온, 기압, 풍향을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열대 저기압 문항은 수능에선 위성 영상과, 6월 모의평가에서는 북반구 기압에 따른 용승 및 
침강과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는 연직 단면의 풍속인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개념 
확인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정답률은 88%1) 를 기록하였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북반구 기준 위험 반원
인 동쪽의 풍속이 더 크므로 자료를 통해 어느 부분이 서쪽 및 동쪽인지 추론하도록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9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3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7번

열대 저기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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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핵심 문항 분석

열대 저기압 및 온대 저기압 관련 문항은 풍속, 풍향, 기압, 위성 영상, 일기 기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제시 형태가 유사합니다.

위성 영상 중 적외 영상의 경우 밝을 수록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가시 영상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량과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열대 저기압 및 온대 저기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념과 연계되어 출제1) 되는 내용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철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 태풍 중심의 위도와 경도 조건을 주어 이동 경로를 직접 파악하게 하거나, 제시되는 열대 저기압 및 태풍의 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일기 기호 및
새로운 자료를 통해 문제 상황을 추론하도록 출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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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저기압 및 온대 저기압과 연계되기 용이한 내용

온대 저기압 및 열대 저기압 문항

가시 영상 특징 적외 영상 특징

1. 밝을 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꺼움

2. 밝을 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량이 큼

1. 밝을 수록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이 위치

2. 밝을 수록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적음 (온도가 낮음)

일기 기호

1) 20230617, 20210910, 20200620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엘니뇨·라니냐 문항은 강수량 및 수증기량, 해수면 높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풍속
물리량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강수량, 해수면의 높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풍속은 각각 
20171114, 20180619, 20200620, 20170619에서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 과거 기출 문제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7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7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5번

엘니뇨·라니냐 문항

44



핵심 문항 분석

엘니뇨·라니냐 문항은 주어진 자료를 통
해 동태평양 또는 서태평양의 물리량 편차
를 파악하여 해당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20210920처럼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다양한 물리량의 관계 유형을 추론하는
문항으로도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엘니뇨·라니냐에서 나올 수 있는 주요 물
리량은 워커 순환의 세기, 무역풍의 풍속
(서풍 또는 동풍의 세기), 구름의 두께, 해
면 기압, 강수량, 해수면 높이, 용승, 혼합
층 두께,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해수면의 수온 등이며,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각 물리량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표층에 도달하는 태
양 복사 에너지나 표층 염분과 같이 기존 
주요 물리량으로 추론하도록 출제 될 수 
있습니다.

출제 양상 (20221117/20200620/20210920)

엘니뇨·라니냐 문항

45



핵심 문항 분석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2023년 시행 기후 변화 요인 문항은 기존 기출 선지 및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개념형으로 출제되어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60%1)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능 문항의 경우 엘니뇨·라니냐 문항과 유사하게 (나)가 어느 시기의 자료인지 추론하는 형태로 출제되
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5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6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6번

기후 변화 요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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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1115 (나)의 위도별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의 편차는 
20180612에도 출제되어 자료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선지 또한 과거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밤의 길이1) 나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2) 선지를 조금씩 변형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빈출 내용은 아니지만 추후 태양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나 온실 기체(복사 평형), 
에어로졸과 같은 내용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기출과 유사한 자료 활용 (20231115/20180612)

기후 변화 요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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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지구 변화 지구 외적 요인-태양 활동 변화

지구 변화 지구 내적 요인-인위적 요인

태양 흑점 수가 매우 적었던 시기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

온실 기체의 증가

에어로졸 배출(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높임)

1) 20191119
2) 20171116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슈테판·볼츠만 문항의 경우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작년과 유사하게 표 형식으로 정형화
되어 출제되었으며, 20230616의 경우 세 물리량 그래프로 조건 제시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6월과 수능에서 겉보기 등급이 출제되었으며 지구과학1 교육과정 밖인 거리 지수를 활용하더라도
문제 풀이에 유리하지 않도록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8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6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4번

슈테판·볼츠만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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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1118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2024학년도 수능완성 138p 16번에서 연계되었으며 지구로부터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 조건을 통해
절대 등급을 구한 후, 광도와 반지름을 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슈테판·볼츠만 법칙 문항은 다른 문항 대비 계산량이 많지만 20230914, 20221116, 20220914, 20220618과 같이 정형화되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시행
대비 2023년 시행 수능 문항의 정답률은 11%1) 증가하였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빈의 변위 상수를 직접 제시하여 비율이 아닌 실제 수치를 계산하게 하거나 물리량 계산과 더불어 별의 진화, 종류, 에너지원, 생명 가능 지대, 분광형 
등과 연계되어 추론 내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BS 연계 (20231118/2024학년도 수능완성 138p 16번) 기존 기출 변형 (20230914/20221116)

슈테판·볼츠만 법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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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허블 법칙 문항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선 4p에 배치되었지만 수능에서는 3p 첫번째
문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0231112의 경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여 B와 C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2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20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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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 법칙 문항



핵심 문항 분석

20231112의 경우 은하가 일직선상에 있는 20201117과 달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여 B와 C 사이의 거리까지 계산해야 했지만, 20201117과 조건 제시 형태(설
명형)가 유사하고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71%1) 의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허블 법칙 공식 자체는 v=Hr로 매우 단순하므로 난이도를 높일 경우 도플러 효과 계산과 더불어 20230620처럼 추가 과정(B의 거리 판단)을 요구하거나 [지구과학2] 
20180917처럼 은하와 방출선을 여러 개 제시하여 계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11120의 경우엔 초신성과 겉보기 밝기 내용을 연계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난이도를 크게 높인 경우2) 에 해당합니다.

기존 기출 변형 (20231112/20201117) 여러 은하 및 흡수선/ 다른 개념과 융합 ([지구과학2] 20180917/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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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 법칙 문항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2)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본 문항의 정답률은 32% 였습니다.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별의 내부 구조 문항은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별의 에너지원 및 진화와, 수능에서 광도
계급과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별의 내부 구조의 경우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슈테판·볼츠만 법칙, 별의 진화 및 에너지
원 등 다른 개념과 함께 출제됩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6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2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3번

별의 내부 구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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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항 분석

20231116에서는 대류핵 여부를 바로 물어보지 않고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가 일정한지를 물어봄으로써 논리 과정을 한단계 추가하였습니다. 이
는 2024학년도 수능특강 171p 24번 문항 (나) 내용을 간접 연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논리 과정 추가 선지는 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의 광도 계급
을 통해 두 별이 주계열성임을 파악한 이후, 주계열성의 질량과 표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별 (나)의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양은 (다)의 10배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자료 자체가 어렵지 않더라도 선지에 논리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난이도를 높였으며, 20231116의 경우 해당 시험지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인 
38%1) 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0612의 ㄷ선지처럼 20211118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출제됨으로써 기존 기출 문제와의 연계성이 상당히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지 배치 (20231116/2024학년도 수능특강 171p 24번) 기존 기출 내용을 활용한 선지 배치 (20230612/20211118)

별의 내부 구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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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핵심 문항 분석

2023년 시행 식현상 문항은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중심별의 공전 방향을 파악하고 도플러 효과
를 활용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표로 조건을 제시한 20211115나 한 중심별을 공전하는 여러 행성이 나온 20200913와 달리 중심별을 
공전하는 한 행성과 중심별의 궤도를 제시하는 식으로 다소 정형화되어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 수능 19번 2023년 시행 6월 모의평가 18번 2023년 시행 9월 모의평가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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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현상 문항



핵심 문항 분석

15%1)의 정답률을 기록했던 20221120
와 달리 2023년 시행 식현상 문항의 경
우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모두 난이도
가 크게 하향2) 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현상 문항은 도플러 효과뿐만 아니라 
시선 속도를 구하기 위한 속도(벡터) 분해, 
밝기 변화 그래프를 통한 공전 주기, 중심
별의 밝기 계산 등 정량 계산 출제가 용이
한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준킬러급 이상으
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이도 하향 및 기존 기출 변형 (20231119/20221120/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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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현상 문항

1)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2) 메가스터디 제공 정답률 기준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41%, 61%, 39% 였습니다.



New Trend

2015 개정 이후 과학탐구1 영역 1등급 커트라인1) 변화 추이

2023년 시행 과학탐구1의 경우 이전 년도 대비 별 1등급 커트라인 변화 폭이 감소하였으며, 물리학1, 화학1, 지구과학1, 생명과학1 전체 영역에서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여 다소 쉽게 출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킬러 문항 비중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신유형 킬러 문항2) 의 경우 공교육과 기존 기출 문제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제 시 사교육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1등급 커트라인이 46점 이상으로 설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1) 2023년 수능 추정지는 2023-11-27 메가스터디 예상 커트라인 기준
2) 지구과학1 20221115, 20221120와 같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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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IFSIGHT는 자연과학 컨텐츠 제작 기업으로 2021년
설립 이후 대형 학원 및 스타 강사분들에게 모의평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IFSIGHT 구성원 전원이 대학생이므로 학업때문에 많은 
시간을 사업 전력에 투자할 순 없지만 끊임없는 발전을 
기반으로 2026년까지 ‘통합 과학’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 매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보고서 범위를 2025년까지 화학1과
생명과학1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제작
할 ‘모두의 과학’ 영상 컨텐츠의 경우 모두 무상으로 시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프로젝트

Like KICE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기출 문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설 모의평가 컨텐츠를 제작 및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체 분석 외에도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모두의 과학

대학 기초 자연과학(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명과학, 일반 지구과학)의
지식간 연결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연과학 관련 개념을 기초부터 강사 없이 모션
그래픽과 3D 그래픽으로 설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분기에 시즌1 프로토타입
을 공개하였으며, 2025년 4분기까지 개선점을 모두 업데이트하여 기존 영상을 대대적으
로 보완하고 과학탐구1 핵심 내용 지식 수준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협력 문의: IFSIGHT2021@gmail.com 대표 성함 및 연락처: 장현, 010-316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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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IFSIGHT

분석 보고서 작성 총괄 및 일러스트 제작: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장현(장보규) 

분석 보조 및 물리학 파트 검수: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정진영

분석 보조 및 지구과학 파트 검수: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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