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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을 읽기 전에 > 

꼭 다시 한 번 지문의 한 글자, 한 문장, 문단, 글 전체를 

소중하게 분석하신 후에 해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에 따라 수능 점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풀고 분석 후에 해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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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떫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떫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떫은맛에 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 인 맛이 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 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떫은맛은 입속 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각에 해당해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의 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떫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들을 본 이 있으시죠? ( 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이 있는 이 들이 떫은맛을 내는 성분 의 하나인 타닌

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떫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떫은맛이 느껴지지 않

습니다.

떫은맛이 나는 식품을 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떫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 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떫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장

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떫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떫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떫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

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한 설명으로 가장 한 것은?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청 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

하고 있다.

③ 발표 간 간에 청 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을 

안내하고 있다.

④ 발표 내용과 련된 청 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 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⑤ 발표 내용에 한 청 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 되지 않은 것은?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한 것은?

<보 기>

학생1 :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떫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학생2 : 떫은맛에 해 심이 없었는데 쉽게 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떫은맛에 심이 생겼어. 떫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당히 먹어 야겠어.

학생3 : 감의 검은 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떫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이 흥미로웠어.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 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해 그 이유를 궁 해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해 추가 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단하고 있다.

④ ‘학생1’과 ‘학생2’는 모두, 발표에서 직 으로 언 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2021학년도 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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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는 텔 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산림 치유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산림 치유에 해 알아보고자 ◇◇국립 산림 치유원의 

산림 치유 지도사 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사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시청자 분들께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로그램에 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도사 : 산림 치유란 피톤치드, 나뭇잎의 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산림욕, 

숲 치료라고들 하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산림 치유입니다. 

산림 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 명상, 숲 체조 등의 활동

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림 치유 로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희가 운 하고 있는 숲 명상 사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

니다. (동 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진행자 : (동 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

지네요. 실제로 체험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장년층이 

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지 않죠?

지도사 :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상 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진행자 :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 산림 치유 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이 좋나요?

지도사 : 요즘 스트 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행자께서도 스트 스 때문에 힘들었던  있으신가요?

진행자 :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 스를  

받았던 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

지도사 : 스트 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산림 치유 

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제시) 이 표는 희가 

로그램 참가자의 스트 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 스 수의 

평균값이 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산림 치유 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네요.

지도사 :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 스가 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진행자 :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로그램 운  장소에 해 

알려 주시겠어요?

지도사 : (그림 제시) 이 게 한 곳의 산림 치유원과 스물일곱 곳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돼 운 되고 있습니다. 

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 말 하신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도사 : △△ 리집에 신청 방법과 로그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  해 주시죠.

지도사 : 숲은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입니다. 숲으로 오세요.

진행자 : 오늘 좋은 말  감사합니다.

(나)

내성 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내 생각을 표 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아 속상했고, 스트 스를 

받았다. 그러던  산림 치유에 한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로그램이 스트 스를 낮춰 다고 

했다. 그런 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림 치유 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생각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로그램에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  

치유 로그램을 많이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내게 맞는 청소년 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열리

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  리집에 들어가 

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의 숲에서 운

하는 산림 치유 로그램의 하나인 ‘쉼숲’ 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쉼숲’ 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활동은 ‘나무와 화하기’

다.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그 나무와 20분 동안 

화하는 활동이었다. 나무에 귀를 고 숲의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무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나를 표 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고민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A]

4.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②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③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 하며 ‘지도사’의 질문에 해 

답변하고 있다.

⑤ ‘지도사’는 기 되는 정 인 결과를 언 하며 ‘진행자’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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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 1>은 ‘지도사’가 받은 자 우편의 내용이고, <보기 2>는 

‘지도사’가 인터뷰를 해 비한 자료이다. ㉠～㉢의 활용 계획  

(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3 ]

<보기 1>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질문을 보내 드리니, 답변과 자료를 비해 

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2] 산림 치유 로그램의 정  효과에 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3] 로그램 운  장소에 한 정보를 알려 주시겠어요?

<보기 2>

㉠ [동 상]

◦내용 : ‘숲 명상’ 참가자들이 숲에서 새소리 등 숲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장면 (1분 분량)

㉡ [표]

산림 치유 로그램 참가자 집단의 

스트 스 수 평균값 변화

참가자 

집단

참가 

수 평균값

참가 후

수 평균값

A직업군 36.6 12.4

B직업군 34.3 10.8

※ 32∼49  구간 : ‘스트 스 련 질환 

주의군’에 해당함.

㉢ [그림]

① [질문1]에 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실제 산림 치유 

로그램 활동을 간  체험해 보도록 안내해야겠군.

② [질문 1]에 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상과 소리를 

통해 산림 치유 로그램 활동을 생생하게 달해야겠군.

③ [질문 2]에 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산림 치유 로그램의 효과를 보여 줘야겠군.

④ [질문 2]에 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많은 직장인이 

스트 스 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는 을 언 해야겠군.

⑤ [질문 3]에 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산림 치유 

로그램 운  장소의 수와 분포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군.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을 쓰기 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 으로 표 했는데, 그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

②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로그램이 스트 스 해소에 좋다고 

했는데, 그 이 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 음을 밝 야겠다.

③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산림 치유 로그램에 한 기존의 생각이  

바 었음을 밝 야겠다.

④ 인터뷰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향을 다고 

했는데, 산림 치유 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향을 받았음을 언 해야겠다.

⑤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로그램의 

운  시기와 장소에 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이에 한 

구체  정보를 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 해야겠다.

7.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한 것은?

[ 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검]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쉼숲’ 로그램에 참여하기 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 해야겠어. 그리고 삶의 자세에  

한 다짐을 나타내야지.

①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  지내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 숲이 내가 믿고 기  수 있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②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화를 나  후 마음의 

짐을 덜어 낼 수 있었다. 산림 치유의 효과를 실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③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 치유 로그램을 직  경험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

④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⑤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화를 나 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8～10] (가)는 을 쓰기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가)를 작성한 학생이 쓴 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에 해 소개하는 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 함.

∙ 상 독자가 궁 해할 만한 내용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 는 기 은 무엇일까? ················㉡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도 인포그래픽일까? ············㉢

-인포그래픽이 에 비해서 더 나은 은 무엇일까? ············㉣

-인포그래픽이 리 쓰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나) 학생의 

[그림]과 같이 복합 인 정보의 배열

이나 정보 간의 계를 시각 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인포그래픽에 한 높은 심은 시

의 변화와 련이 있다. 정보가 넘쳐

나고 정보에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차 짧아지면서, 효과 으로 정보를 

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의 쓰임을 더욱  

확 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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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

처럼 시설이나 사물 등을 상징화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합 인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다. 를 들어 컴퓨터를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으로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감할 수 있다. 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정보를 악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한 에 정보를 악할 수 있다. 한 인포

그래픽은 독자의 심을 끌 수 있다. 김○○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독자들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각 인 형태로 복합 인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픽은 아니다. 정보를 한 에 악하게 하는지,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 는지, 최소한의 요소로 정보의 계를 나타

냈는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 으로 좋은 인포그래픽

인지를 단해 야 한다. 시각  재미에만 치 한 인포그래픽은 

정보 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발표와 

보고서의 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8. ㉠～㉤  (나)에 반 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A]의 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 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한 것은?

<보 기>

지 까지 인포그래픽에 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① 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② 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③ 의 내용에 해 균형 잡힌 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④ 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한 답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⑤ 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 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10.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일부

이다.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한 것은? [3 ]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90%가 학교 정보 알림 을 

읽어 본 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인터뷰에서 학생들 

다수는 ‘알림 에 심이 안 생겨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알림 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인포그래픽이 유용하다는 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지의 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인포그래픽을 활용

하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가 만 활용할 때보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 없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 인근 학교

에서는 학교 신문에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더니 학교 신문을 

읽는 학생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건의가 수용되면 알림 에 

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① (나)에 언 된 인포그래픽의 심 유발 효과와 련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 다.

② (나)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해 추가 으로 조사한 정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 다.

③ (나)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 과 련하여, 그 기

으로 알림 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 다.

④ (나)에 언 된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 과 련하여, 그 사용 

목 이 무엇인지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 다.

⑤ (나)에 언 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과 련하여, 그 효율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 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ㅗ’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 j ’도 있으니까 반모음 ‘ j ’로 교체되는 

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

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 j ’로 교체되는 를 들어 

볼까요?

학생 : 네, ㉮ 로 발음되는 를 들 수 있어요.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뎌서]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A]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5

5
16

[12～13]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 의 뜻풀이 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 국어 사 의 표제어에는 붙임표 ‘-’가 쓰인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붙임표는 표제어의 문법  특성, 띄어쓰기, 

어원  올바른 표기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표 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와 어미처럼 자립 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사 ‘-질’과 연결 어미 ‘-으니’가 이러한 

이다. 다만 조사도 자립 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용언 어간도 자립 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 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이등분선’은 ‘이’, ‘등분’, ‘선’의 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

이다. 이 복합어의 표제어 ‘이등분-선’에서 붙임표는 ‘이등분’과 

‘선’이 가장 나 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어의 붙임표

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도 알려 다.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 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맞춤법’에서는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 로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 로 는 단어들은 구성 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 로 나 어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무덤’의 미사 ‘-엄’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

로 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미사에는 ‘-암’, ‘-억’, ‘-우’ 등이 있다.

‘노름’은 어근 ‘놀-’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 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  지난 뒤에’를 뜻하는 ‘이따가’도 어간 ‘있-’의 본뜻과 멀어

졌다. 따라서 ‘노름’과 ‘이따가’는 소리 로 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12. 윗 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맨발’에서 분석되는 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②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를’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③ ‘ 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④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 집’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⑤ ‘논둑’과 ‘길’이 결합한 ‘논둑길’의 구성 성분이 ‘논’, ‘둑’, ‘길’

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둑-길’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13. <보기>의 [자료]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만을 있는 로 

고른 것은? [3 ]

<보 기>

[자료]는 ‘조차’, ‘자주’, ‘차마’, ‘부터’가 쓰인 문장과 이 단어

들의 어원이 되는 용언이 쓰인 문장의 들이다.

[자료]

    

 나조차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었다.
 
 동생도 나의 기발한 생각을 좇았다.
 

 나는 휴일에 이 책을 자주 읽었다.
 
 동생은 늦잠 때문에 지각이 잦았다.
 

 나는 차마 그의 을 볼 수 없었다. 
 
 언니는 쏟아지는 졸음을 잘 참았다.
 

 그 일은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했다.
 
 부원 모집 공고문이 게시 에 붙었다.

① 자주, 부터 ② 차마, 부터

③ 조차, 자주, 차마 ④ 조차, 차마, 부터

⑤ 조차, 자주, 차마, 부터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한 것은?

<학습 활동>

품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실 된다. 품사가 

어떻게 문장 성분으로 실 되는지 다음  친 부분을 심

으로 알아보자.

ⓐ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 형은 아주 옛 물건만 항상 찾곤 했다.

ⓒ 나 에 어른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 친구가 내게  선물은 장미 다.

ⓔ 다람쥐 세 마리가 나무를 오른다.

① ⓐ : 명사가 격 조사와 결합해 목 어로 쓰 다.

② ⓑ : 부사가 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 다.

③ ⓒ :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쓰 다.

④ ⓓ : 명사가 어미와 직  결합해 서술어로 쓰 다.

⑤ ⓔ :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어로 쓰 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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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에 한 이해로 한 것은?

<보 기>

나·랏 :말·미 中國·귁·에 달·아 文문字··와·로 서르 

·디 아·니· ·이런 젼··로 어·린 百·姓··이 니

르·고·져 · ·배 이·셔·도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내 ·이· 爲·윙··야 :어엿·비 ·겨 

·새·로 ·스·믈여·듧 字·· ·노·니 :사:마·다 :·  

:수· 니·겨 ·날·로 ··메 便 安·킈 ·고·져  ·미

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  쉽게 익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① ‘:말·미’와 ‘· ·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② ‘하·니·라’의 ‘하다’는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③ ‘·이·’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 이 쓰 군.

④ ‘:·’와 ‘便 安·킈 ·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 이 쓰 군.

⑤ ‘··메’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다’가 쓰 군.

[16～19]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 부터 이십 년  

만 해도 그는 다 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 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 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구나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 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면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 이었다

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처가도 역시 가난하 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옹 가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 다.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를 보고 경이의 

을 크게 떴다.

안승학은 지 도 그때 목 차를 맨 처음으로 먼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 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

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한 체를 하 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

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신 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앉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 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녁때 다. 

지옥사자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 다.

“참, 조홧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 다.

( 략)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첨지 

수동이아버지 희 이 이 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이 마음에 불안을 느 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  댓바람에 내 집에를 이 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엄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구보고 말하랍니까? 문 기둥에다 고 

말 하랍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희 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자는 계획이다.

“ 희들이 이 게 을 찾어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 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갔습니다만 

 어떻게 희들의 요구 조건 을 들어주시겠습니까?”

[B]

[A]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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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 게들 식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발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아는가? 어림없지……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 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쉴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풀에 화가 나서 담뱃 를 탁 

어 내던진다.

“괜스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

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 이지요.”

“암!”

-이기 , ｢고향｣ -

*사음 : 마름. 지주를 리하여 소작권을 리하는 사람.

16. [A]의 서술상 특징에 한 설명으로 가장 한 것은?

① 서술 상에 한 독백  서술을 통해 서술 상에 한 정서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② 서술 상에 한 회고  서술을 통해 서술 상에 한 성찰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서술 상에 한 병렬  서술을 통해 서술 상에 한 정보가 

반복 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서술 상에 한 묘사  서술을 통해 서술 상에 한 정보가 

단계 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서술 상에 한 요약  서술을 통해 서술 상에 한 정보가 

개 으로 제시되고 있다.

17. [B]에 한 이해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②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 지 못한 사람들 

간에 문물에 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④ 새로운 문물을 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 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한 정서  충격을 표 하고 있다.

⑤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 인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18. 요구 조건 을 심으로 윗 을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요구 조건’을 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한 비아냥

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②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 ’에 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 으로 표출되고 있다.

③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 ’에 

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④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 기를 자아내고 있다.

⑤ ‘요구 조건’에 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

스러운 방문에 한 ‘안승학’의 심리 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 을 감상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3 ]

<보 기>

1930년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  지 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  문물에 발 빠르게 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근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

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 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  농  사회에 등장한 속물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 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  변화에 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 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

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  문물을 경험했다는 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④ ‘ 엄스럽게’ 하 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  지 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 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

보다 사 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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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학은 술과 미  경험에 한 개념과 이론에 해 논의

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의 정의에 한 문제이다. 술이 자연에 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 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상과 그 상의 

재 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 의 투명성 이론을 ⓐ 제한다. 

그러나 술가의 독창 인 감정 표 을 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한 왜곡된 표 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술가의 작품을 술로 인정해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20세기 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념이나 감정과 같은 술가의 

마음을 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 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술 작품은 물리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  상이다. 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시하는 형식론도 발 했다. 벨의 형식론 은 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 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 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 인 변기는 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

이어서 그것들 체를 아울러 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술의 정의에 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술의 정의에 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변한다.

다른 하나는 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술 작품

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 에서 훌륭하므로 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차와 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  이론이다. 술의 

정의와 련된 이 논의들은 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

이다.

(나)

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한 해석과 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 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술 작품에 

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 ․역사  

배경에 심을 갖는다. 비평가 텐은 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술가가 살던 시 의 환경, 정치․경제․문화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술 작품 비평의 요한 ⓓ근거로 

삼는다. 그 이유는 술 작품이 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객  자료를 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 인 요소에 치 하여 작품의 핵심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 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형식주의 비평은 술 작품의 외  요인 신 작품의 형식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  유기성의 분석을 요하게 생각한다. 

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 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술 작품의 우수성을 단

하는 기 이라고 주장한다.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  비평에 해 회의 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  자료로 단할 수 

없다고 본다. “훌륭한 비평가는 작들과 자기 자신의 혼의 

모험들을 련시킨다.”라는 비평가 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명한 비평가의 과 상 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 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 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단한다.

20. (가)와 (나)의 공통 인 내용 개 방식으로 가장 한 것은?

① 립되는 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  과정을 밝히고 있다.

② 화제에 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

히고 있다.

④ 화제와 련된 의 문제 을 제시하고 안  을 소개

하고 있다.

⑤ 화제와 련된 하나의 사례를 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21. (가)의 형식론 에 한 이해로 가장 한 것은?

① 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술 작품의 

여부를 단한다.

② 모든 람객이 직 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술 

작품의 여부를 단한다.

③ 감정을 표 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  상이더라도 

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④ 외부 세계의 형식  요소를 작가 내면의 념으로 표 하는 

것을 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⑤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술 작품으로 단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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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술가들이 상 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은 것은?

①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에서 술 작품이 되기 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② 낭만주의 술가가 모방론자에게 : 상을 재 하기만 하면 

술가의 감정을 표 하지 않은 작품도 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③ 표 론자가 낭만주의 술가에게 : 당신의 작품은 술가의 

마음을 표 했으니 상을 있는 그 로 표 하지 않았더라도 

술 작품입니다.

④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 술계에서 일정한 차와 례를 거치면 

술 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의 작품 ｢샘｣ 외에 다른 변기

들도 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⑤ 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 론자에게 : 당신이 술가의 념을 

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3.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해 미술 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하지 않은 것은? [3 ]

24.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해 <보기>의 A는 ㉠의 , B는 

㉡의 에서 비평한 내용이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카소, ｢게르니카｣

A :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  사건의 

참상을, 울부짖는 말과 부러진 칼 등의 상징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 인 작품이다.

B : 뿔 달린 동물은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 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①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 한 것은 

역사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한 것이겠군.

② A에서 비극  참상을 ‘  세계에 고발’하 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③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  상태를 표 하려는 것이겠군.

④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 한 것은 비평가의 

주  인상을 반 하기 한 것이겠군.

⑤ B에서 ‘희망을 갈구하는’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반 된 것이겠군.

25. 문맥을 고려할 때,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인 것은?

① ⓐ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제(前提)해야 한다.

② ⓑ :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時期)이다.

③ ⓒ : 이 문제에 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④ ⓓ : 이 소설은 사실을 근거(根據)로 하여 쓰 다.

⑤ ⓔ : 청소년의 시각(視角)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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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 을 ⓐ실

하기 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 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 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

처럼, 첨단 기술과 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처해야 

하거나, 개별  상황을 ⓑ반 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 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한 입법을 행정부에 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임명령이라고 한다. 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 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용되기 때문에 입법 고, 공포 등의 차를 

거쳐야 한다. 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 를 정하지 

않은 채 임하는 포  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된다. 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강을 임 근거 법률의 내용

으로부터 ⓒ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련성이 클수록 임 근거 법률이 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 가 넓어진다. 한편, 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임받은 범 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 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 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차에 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

에게는 직  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외 인 경우도 있다. 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련성이 매우 커서 임명령으로는 ⓓ 응하기 어려워 불가

피한 경우, 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임된 사항이 고시나 

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임명령과 

달리, 입법 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해 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 인 지방 의회라는 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임에 근거해야 한다. 

한 법률로부터 포  임을 받을 수 있지만 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 고, 

공포 등의 차를 거쳐 제정된다.

26. 윗 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

을 반 한다.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국회의 임에 근거한다.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  임이 

지되어 있다.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상으로 합하다.

27. ㉠의 이유로 가장 한 것은?

① 그 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② 그 임명령이 포  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그 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한 내용을 정확히 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그 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 에 

맡겼기 때문이다.

⑤ 그 임명령이 구체  상황의 특성을 반 한 융통성 있는 

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 에 한 설명  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

에게 직  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임명령의 제정 차를 

따르지 않는다.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임 근거 법률의 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임 근거 법률로부터 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 가 임명령과 같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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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윗 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한 것은? [3 ]

<보 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해 인근 자연

공원에 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수막 설치에 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해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옥외 고물 등의 리와 옥외 고산업 진흥에 한 

법률｣ 제3조( 고물 등의 허가 는 신고)에 따른 허가 

는 신고 상 고물에 한 사항은 통령령인 ㉯｢옥외

고물 등의 리와 옥외 고산업 진흥에 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  법률 제16조( 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해서는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상 고물에 한  

사항의 구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 가 정해져 

임을 받았겠군.

③ ㉯는 ㉰와 달리 입법 고와 공포 차를 거쳤겠군.  

④ ㉯에 나오는 ‘ 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 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⑤ ㉰를 수해야 하는 국민 에는 ㉯를 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한 것은?

① ⓐ : 나타내기

② ⓑ : 드러내어

③ ⓒ : 헤아릴

④ ⓓ : 마주하기

⑤ ⓔ : 달라진다

[31～33]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 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 사 깜짝 놀라,

“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  부친을 속이랴마는 어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여 답하길,

“장승상  노부인이 일 에 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 는데, 지  공양미 삼백 석을 주선할 

길이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쭌즉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심 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 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

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계하랴.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어두운 백발 부친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  생각하되,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날이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상침 겹것, 하  의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여

놓고, 동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  달아 걸어 두고, 행선 

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 할쏘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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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 사의 손을 끌어 별 으로 들어갈 새 심 사 아무란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 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 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

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심 사 땅에 엎드려 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어두운 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  아비  뜨리란 말을 듣고 그  있으리오.’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

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

소서.”

황후 들으시고 슬피 물 흘리시며 그 말 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  그 

말 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 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 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 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 사  

뜨는 소리에 일시에 들이 ‘희번덕, 짝짝’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뭇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작자 미상, ｢심청 ｣ -

31. ㉠에 한 이해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심청’과 ‘뱃사람’의 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

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을 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 사’의 화에서, ㉠에 등장

하는 인물이 ‘심 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④ ‘심 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 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심 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 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 가 됨을 알 수 있다.

32. [A]에 한 설명으로 가장 한 것은?

① ‘황후’가 있는 별 에 ‘심 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심 사’에게 가족에 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 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③ ‘심 사’가 부인과 일  사별하게 된 이유를 물을 흘리며 

언 함으로써 ‘심 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④ ‘심 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 한 선택을 강요함으

로써 결국 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⑤ ‘심 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 사’의 

발언이 끝나기 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 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 을 감상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3 ]

<보 기>

｢심청 ｣은 효의 실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 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 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해 설정된 모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  상황

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 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

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① 심청이 ‘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

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심청이 ‘어  아비  뜨리란 말을 듣고 그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심 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 사는 

결말의 지연을 해 설정된 모순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심 사가 심청과의 상 으로 인해 ‘뜻밖에 두 ’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 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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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층이다. 세균과 진균은 일반 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

포벽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염병을 방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항(抗)미생물 화학제’라 

한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범 한 살균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 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항미생물 화학제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괴한다.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다. 감염방지제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 한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

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이나 호흡기 등의 막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한 최 의 방역 

효과와 인체  환경에 한 최고의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

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사 기능을 해하는 방식으로 

나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

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한 방역 효과가 

있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방을 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리 사용

된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 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

하면 필수 인 물질 사를 정지시킨다. 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 자 복제와 발 을 교란한다.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

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34. 윗 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②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③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④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방을 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해 범 한 살균 효과를 나타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35. 윗 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②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③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 물질에 한 항성

이 더 강하다.

④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 자의 발 을 방해한다.

⑤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 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

이다.

36. ㉠～㉢에 한 설명으로 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② ㉠과 ㉢은 모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 용 가능하다.

③ ㉡과 ㉢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⑤ ㉡은 ㉢과 달리, 인체에 해로우므로 사람의 막에 직  닿아

서는 안 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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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기>는 윗 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하지 않은 것은? [3 ]

<보 기>

◦가상의 실험 결과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

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1]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얻었다.

[결과2]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

[결과3]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D를 얻었다.

◦학생의 추론 :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 성을 비교해 

보면, [가] 고 추론할 수 있어.

(단,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은 서로 독립 이며, 화합물 

A, B, C, D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①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한 안 성은 높다

②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한 안 성은 같다

③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한 안 성은 같다

④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한 안 성은 높다

⑤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한 안 성은 같다

[38～42]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상에 투 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  삶의 방식이나 가치 ,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

으로 비하여 양자에 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계를 악할 때 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  

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  계가 형성

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슈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니

그 모론 들은 욷다 다마

㉠어리고 햐암의 뜻의 내 분(分)인가 노라 <제1수>

보리밥 픗을 알마  머근 후(後)에

바횟  믉의 슬지 노니노라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 이 이시랴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랴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노라 <제3수>

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더니 만승(萬乘)이 이만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냑돗더라

아마도 님쳔 한흥(林泉閑 )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셩이 게으르더니 하히 아실샤

인간 만(人間萬事)  일도 아니 맛뎌

다만당 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딕희라 시도다 <제5수>

강산이 됴타  내 분(分)으로 얻냐

님군 은혜(恩惠) 이제 더옥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쟈 야도 올 일이 업세라 <제6수>

-윤선도, ｢만흥(漫 )｣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

러움[大恥]이다. 시정( 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 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 ]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 ]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

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

을 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 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이덕무, ｢우언(迂 )｣ -

38. (나)의 시상 개에 한 설명으로 가장 한 것은?

① <제1수>에서는 경험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

에서는 념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개된다.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③ <제2수>에서 설의  표 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탄  표 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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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수>에서의 재에 한 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한 부정으로 바 며 시상이 환된다.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  표 을 

통해 구체화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계가 유지된다.

② ‘바횟  믉’에서 즐거움을 리는 삶과 ‘녀나믄 일’을 비

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계가 유지된다.

③ ‘님’에 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계가 유지된다.

④ ‘님쳔’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쳔’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  계가 형성된다.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  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 고 있다.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에는 ‘즐거움’을 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에 한 설명으로 가장 한 것은?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 함으

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 화하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 함으

로써 자신의 삶에 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2. ⓐ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3 ]

① (나)에서 무정물인 상에 해 호감을 표 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상에 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상에 

투 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  기 에 따라 나 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 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 인 삶의 방식과 견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45]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 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 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돌벽 아래 잡 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 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 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 , ｢사령(死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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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강물 얼고, 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 ,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 .

우리는 강물 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이 덮은 날

강물 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김혜순, ｢한강물 얼고, 이 내린 날｣ -

43. (가)에 한 이해로 가장 한 것은?

① 시간  표 을 열거하여, 시 에 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② 상에 한 호칭을 환하여, 시  상에 한 화자의 경외감

을 표 한다.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상의 움직임을 표 한다.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  상에 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동일한 구 을 반복하여, 시  상황에 한 화자의 부정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한 이해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심의 상으로 표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 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 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⑤ ㉤의 ‘꽝꽝꽝’은 강추 가 지속되는 재의 상황을 감각 으로  

표 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실의 상황이 견고

하다는 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3 ]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 히 표 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 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 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 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다.

① (가)에서 ‘나의 ’에 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

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군.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 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

하는 환경을 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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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ঋח� �۽ࢿ ߸ೞ �ٚ �فݽ ೞաب� ਃೞ� ঋणפ� ࠗࣁ

ࠁӝ� ભޙٸ ܻח� Ӓ�� द۽� �ߊ ઁੋ� �ਸݍچ ࢸ

�ח೮ݺ �प݅ࢎ ӝরೞݶ� פؾ ࠗࣁ �ੋ ࠗ࠙ਸ� �ݶࠁযޛ �ۄৢ

৬ࢲ�ഛੋೞغ�ݶભ�

�ਸݍچ �ݶਵݡ Ѥъী� �ب ਃ֎ػ ୡ߈ী� উղ೧ળ� ��۽

�ݍچ �ীރ যڃ� ೱਸ� ח ী� ೧� �೧Ҋݺࢸ णפ� � �

োҳࣗ� োҳ� ੋਊਸ� ా೧� �ݍچ ਸ� �פݺࢸ ܳܐ�

ా೧� नب܉ �ܳ �थदఃҊ࢚ ֎ਃ хҗ� ֣ରী� ఋצ� ٚ Ҋആ� 

ਸ� ѐࢶೞٚ �ਸݍچ ݆� �ݶೞஂࢼ ੑ� ݃ܰٚ ࣘ� ࠛಞೞ 

ٚ ����فݽ פੑࠁࠗࣁ ܻח� Ӓ� �ݍچ �ীރ જؘ ݆� r 

� �ݶਵݡ উ� જ֎ۄҊ� җ� �ױ ח� ݅ب� ೞݶ� sؾ

פ �ਗ਼ইਃפ�ইޙ࠺  

�ݍچ  �ܲ �җݍ ഒݶغ� ೂо� �Ҋӟࢤ פ ֣ର৬� ഘ�

ରী� ೂо� ח� �पࢎ ਃೞ� ঋҊ ֣ରی� ഘରחۄ� द

�ܳ ా೧�ೂо�ࢎ�חपਸݺࢸ�೮ח�Ѫ�ਃפ�

ীѱچ�ݍ�աח� धಿਸ�؊�ইۄࠁҊ�ӂਬೞࢲݶ�Ӗਸ� ݃

פೞҊ�णܻޖ द�� ઁನੋભ�



˝� � �ࢲীࢶ Ҋೞन� ٜࢤ� �Ҋ݆ פؾпࢤ �ݺ࠙ ޙী�

�חࢲ �ীݍچ ೧� �ਸݺࢸ ೮Ҋ �חࢶ ਊয� ѐ֛ਸ� ೮ջҊ� ޛ

যࠌਵפөਃ ೞ݅� ୭Ӕ� ӝઑ۽�  ࢶ �ܳ �ೞѱࣁ �೧ঠױ౸ ೡ� 

ਃࢿ� णפ ୭Ӕ� ಣоਗ� ޙ� � դܳب� Ѥܻ٘ӝࠁ� 

ࢶ �ܳ �ೞѱޑ ۽ԝਵ࠺ �ॄ ٜࢤ� �दрਸױ౸ �Ҋܻט णפ �ࢶ

ܳ�ೠߣ�ী�੍Ҋ ೠߣ�ী�೧Ѿೞ۰۱֢�חਸ�೧ঠ�פ �

�חࢲীࢶ �ݺ࠙ ೠ� റ� ചઁܳ� ઁद ೞҊ� ջҊ� �פणޛ � �

ചઁ �ܳ ઁद೮ջҊ� �ޛ Ѫ �ߊ द� ࠗ࠙ী� �ݍچ  �ܳ ೞ

Ҋ� द೮ջח� Ѫੑפ �ীݍچ ೠ� ࣗѐ �ܳ ೞҊ�  �ܳ աী� ೧�

઼ਵౣ�פ �֎ਃࢶܽ�

ਃ્� ಣоਗ� ചߨҗ� ޙ� ۧѱ� ࠁ�  �݅ ইۄפ ࠁо� যڃ�

धਵ۽� ഝਊغחөب� פࠇযޛ �ࢲۄٮ ઁח� ઑӘ� ؊� �زמ

ਵ۽ ઁदػ�ࠁ৬� �ઁನੋ�ഝਊݾ�ࢤ�بп೧ঠ�פ �

�˞ җ� ࣗా� ೮ �݅ � ࣗా� ઓೞ� ঋওणפ ਃ��

হӝী ࠁ �ܳ୶о೮ח ೞ�ঋওח �ܳҊೡ�ਃب�হणפ  �

द� ݃ଲо۽ җ� ࣗా� ೮ �݅ ೧ঠ� ೡ� ਸ� ݈ೞח��˟

ঋওणפ ٜ�݅�ਸࡺ�ભ� �

�ɣ �҃ਸ�ജӝ ী�пҗ�ҙ۲ػ��҃ਸ�ജӝೞҊ� 

ਸ�ٜભ ই�ഋ � פੑࢶੋ�

� ೧ �ܳ ഛੋೞח� ޙ� হणפ �ߣ �৬ࢶ э�� �l ˞ ˟

�֎ਃۅݓ

�˝ ܳ�द೮ભߊ�ݴ�Ѫਸ�ઁदೞחۄߊ�חਸ�ࣗѐೞݍچ

ӝࠄ �ੋ �ݍ פੑݍچ ର �ܳ ә೮ח� Ѫ� ѾҴ� Үr࠺ WT s � r ��˞

ઑ �ܳ �ࠄযޛ Ѫભ ਘ� �ࢎҊݽ റ۽� ࣘਵ۽� ъઑೠ� ղਊs  �

פੑ औѱ�ಽযյ� �ࣻ যঠ�೧ਃ� �

�˟ ఋצী� ೧ࢲ� दп� ܐ �ܳ �ਊೞӟࢎ ೮݅ Ѩ� ٜਸ� �ৈӝࠁ

ਤ೧ࢎ�ਊ೮࠙ࢿ�ਸ�࠙ࢳೠ�חܐ�ইפભ যب��ج�חبই 

о� ঋইب �ਸݍچ ղח� নೠ �ਸ࠙ࢿ �ೠࢳ࠙ दп� חܐ� ইפ r s r s

�פ�Ѫਸ�ঌইঠ�חۄ

োҳ� Ѿҗܳ� ੋਊೣਵ۽ �ॄ �ݍچ ਸ� ೮ભݺࢸ ܐ� ഝਊ �ɣ

�פ�Ѫ�જणחউө�೧ߑ

֣ର ഘର� द �ܳ ా೧� ೂܳ� ೮ભݺࢸ ֣ର৬� ഘର �ܳ ӝরೞ  �l

प� ਃח� ഃ� হ݅ ೂ �ܳ �ೡݺࢸ �ٸ द �ܳ �חਊ೮ࢎ �पࢎ

ӝরೞ࣊ঠ�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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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ߊ ా೧� �۽࢜ �पਸࢎ ঌওҊ �ೞݺࢸ ঋ� Ѫী� ೧�

ஏೞߊ�ݴ �ٜܳ֎ਃ �فݽ �ઁನੋੑפ� �

�ܳߊ ӛਵ۽� ٜ֎ਃ �ܳߊ ٛҊ� ҙब� �өפ҂ਵࢤ

ਃ �פܳ�ٜणߊ�ݴпਸ�ࣻೞࢤ�ೠ�ӝઓژ �

ࢤ� ৬�э� �ܳ�ా೧�नߊ �Ҋٛ�ݴпਸ�ࣻೞࢤ ֎�

ਃ �ೠژ хী� ೧� ঌѱػ� �۽࢜ �पীࢎ ೧� ӛਵ۽� �߈

ೞߊ�ݴܳ�ٜ֎ਃ�

ࢤ ࢤ�� �ª�˝�ª� ª� ۧѱ�ಽغ�ݶѷભ �˞ j�

�ਸઁޙ ೞח� Ѫ� য٣ীب� হભ �ۿޛ न� ঌҊ� ؍� ˝�

�पҗࢎ �Үೠ࠺ Ѫب� হणפ ݅ �ਸ Ҋܳ� �ٸ �ઁޙ ਵ۽�� 

Ѧ۞ղח� Ѫ� ؊� ಞೞӝী� �ݢ �חೠݺࢸ ܳب� ই࣑ਵݶ� જѷ֎

ਃ पীחࢲ�ഛपೠ�Ѫ݅�Ҋ�ֈযоפؾ�ݶ� �

ীѱ�ࣼೠޛࢎ��хѷભ  �݅Ӓ� ਬ �ܳ ҾӘ೧ೞח�ঋ �˞

णפ �  �ઁ ನੋ �ܳ ইְਵפ� ܻо� �п೧ࢤ ֬� ঋ� Ѫী��

ೠࢶ�ݶۄ җх�ֈӝפؾ�ب࣊ पചջ۽�ৌब� ҕࠗೞ࣑ਵݶ� �

Ӓ�ب�प۱�ऺ࣑ਸ�Ѫࢤ�ۄпפ�

�ѱ܂࢜ ঌѱ� �ػ �पਸࢎ ӛਵ۽� ٜਸ� ࡺ ୶о �ੋ ࠁо� �˟

ਃೞҊ�ॄח�ঋ֎ਃ ച�ցࠂ�ޖೞѱࢤ�пೞݶ�উפؾ�� �

�ࢲীߊ әೞ� ঋ� ղਊਸ� ୶ۿೞח� Ѫ� ࢤr�ɣ ભ ࢤ�s  �

п�ࣻࢤ�ח �݅ೞҊ�णפ�

�l ࢤr ৬� ࢤ�s r �ѱ܂࢜�فݽ ঌѱ� �ػ प�٘۞աҊࢎ Ӓীۄٮ���s 

ӝઓী� न� оҊ� ؍� �пਸࢤ ࣻ೮णפ �فݽ ઁ� ನੋ� ղ�

ীࢶ�ࢲо�ҳغࢿ֎ਃ�



ਬഋ�ੋఠ࠭ ੋఠ �࠭ ઁ�ח �ܿਬ֎ਃ�

೯о� �ܿਬ�۽Ӓ۔�ࣗѐ �ܳਗೞҊ�णפ�

ࢎبо� �ܿ ਬ� ৬� ҕध� �டਸݺ ঌ۰Ҋ� ֎ਃ ೖహ�

٘ աޠ� ୡ࢝۾� ١җ� э� आ� ജ҃� ਃ �ࣗ ١� �فݽ ࠗࣁ

פੑࠁ ܻח� Ӓ��  �ܳ ೧઼ח� �प݅ࢎ ೞݶ� �ਃظ

݃ଲо۽�  �ܿ ਬ� ۽Ӓ۔ী� आ� ࢚ݺ आ� ب� ١� ח�

�بपࢎ ೞաب� ਃೞ� ঋणפ �ܿ ਬ� ۽Ӓ۔ਸ� �೮ݺࢸ

�पࢎ�ח ਃೠ� Ѣ ��ਬܿ ۽Ӓ۔ী� �ޖ חоী� 

ೠࠗࣁ�חࠁ�ҾӘೞ�ঋणפ�

दп� ా�ܳܐ೧� आ� �۹ܳ�ઁदೞҊࢎ�࢚ݺ णפ� ܐ� ഝ

ਊ� �ݾ ਃೞભ द� ٜ࠙ীѱ� ӂਬೞҊ� ח� �पࢎ 

غ आ� � ֣ ݉� ࣗ࢜ �ܻ ١� �فݽ  �۽ࠁࠗࣁ ஂәೞप�

ࣻ�যঠ�פ�

�ী࢚ز ೠ� ࣗхਸ� ٘۞ղݴ� ӛਵ۽� �ೞҊ߈ णפ �

ǁ֙க�۽�  �ܿ ਬ�۽Ӓ۔ী�ଵৈೠ֛ా�חী�೧ޚ�

Ҋ�֎ਃ�

ǁ֙க݅ࡺ��ইۄפ�ևѱ�ଵৈೞ֎ਃ�

೯о�नࢤ�пਸ�٘۞ղݴ ୶о�ࠁ �ܳޙೞҊ�णפ�

झۨझী� ҙ೧� ޙೞҊ �ೞҊ ֎ਃ ਤীࢲ�  �ܿ ਬ� ۽ �

Ӓ۔� ਸ� �ࠄযޛ ݅ఀ झۨझ� ೧ࣗо� ਵ۽� ա �ৢ Ѫ

�חب�חۄ ஏೡ� �ࣻ ਵݶ� જѷ֎ਃ ��ೠ�೯о�नژ ҃

ਸ�ফӝೠח�Ѫب�೧ঠ�פ ߊ �ٚੋఠ࠭ٚ � 

ա� ച� �ߑ࢚ ҃ਸ� �Ѣաޚ ೞח� ࠗ࠙� աয়ݶ� ઁؼ�

оࢿמ�֫ਵפөਃ�

�ܿ ਬ� ۽Ӓ۔� � झۨझ� ೧ࣗо� ਃ֎ݏ ח� �

�۽ �оࠁࠗࣁ ইפת� ઁ �ੋ  �ܿ ਬ� ۽Ӓ۔ী� ೠ� 

ਸ� ݈೧ח� Ѫפөਃ חۄ�� दп� ܐ �ܳ ా೧� झۨझ� ೧ࣗ�

ബҗ �ܳ ੑૐೞҊ� णפ ଵҗ�  റ �ܳ �ࢲҮ೧࠺ ಣӐч� ߈�� 

ೞ۽� хࣗ೮ח� �पࢎ ೞաب� ਃೞ� ঋणפ Ӓ�� ܐ�

ഝਊݾ��झۨझ�೧ �ࣗ ബҗ�ੑૐ ࢎ�חۄप �݅ ೞؾ�ݶ�

�פ

೯ীѱ� �ܿਬ�۽Ӓ۔ਸ�ӂਬೞҊ�֎ਃ�

۽Ӓ۔��ࣗ �ܳঌ۰חۄ׳�୶о �ੋޙਸ�ೞҊ�णפ�

Ӓܿחۄ� दп� ܐ �ܳ ా೧� ਤ �ܳ উղೞҊ� णפ द�� 

 ೧ঠѷભݾী�ݾ��ഝਊܐ

ଵо� नী� ೧� ୶о� ޙਸ� ೞҊ �ਸܻ־ ਊೞחۄ� �ਸ߸

פ ੌੌ� ৻ਕ� ਃח� হणפ �ݶࠁযޛ �ݶয়ۄৢ �ਃظ � �

ܻо� ೧ঠ� ೡ� Ѫ� ӝઓী� ࣘਵ۽� ઁחغ� ઁನੋ

鑛



�פੑ

आী�ೠ࠺�ਬੋ�۽ఠ࠭ �ҵਃח�ೞܻޖ݃ܳ�

पചջীࢲ� ҅ �ࣘ �؍೮ݺࢸ Ѫۢ о ǁ ա 	 
 	 
ਬഋ� ա �ܳ ੍ਸ�	 


�ٸ ࣘਵ۽� о ৬� ো҅ೞݴ� ੍যঠ� פ о ী� ա৳؍� ղਊ	 
 � 	 


� әݶغ ա ৬� ച۽� যٚ п೧ࢤ �ٚ ԙ� োѾೞࢲݶ� 	 
 

੍যঠ� פ �ࢲۄٮ ߹ѐ� �ف ޙਵ۽� աয়ח� Ѫࠁ� ࠁ�

��ਬഋੑפ ѩݡ�݈Ҋ�؊�ಞೞѱ�ಹदפؾ�ݶ� �

��ঌݶࠁ�ਸޙߊ �ࣻ ٠� �ܿ ਬ�۽Ӓ۔ী�ଵৈೠ�ࢤ�ॵ�

ࣻӝੑפ �ࢲۄٮ ܻח� � ࢤ�� �՛ו ী� ݾೞݴ� ੍যঠ�

פ ղࢿ ��݆ওҊী�Ҋޙٸ�Ѻࢿੋ�  झۨझ �ܳ �Ҋও߉

פ झۨझח� о ী� әػ� ղਊભ झۨझܳ� ೧ࣗ೧� 	 
  

ળח� ੋఠ࠭� ղਊਸ� ٛҊ�  �ܿ ਬ� ۽Ӓ۔ী� ଵৈ೮֎ਃ�

ҳٜীѱ� ݈ਸ� Ѣח� Ѫ� औ� ঋח� ղਊ� ݴࠁࠗࣁ 

�Ѫחۄӝز��ଵৈ۔Ӓ۽�ਬ�ܿ�ࢤ�ױޙ��חܻ �݅ 

ೞפؾ�ݶ�

न� ыҊ� ؍� ా֛ਸ� �ԲҊ߄ ֎ਃ � द�� о ীࢲ� ઁदػ�	 


ղਊੑפ ǁ֙க �݅ ଵৈೠҊ� �؍п೮ࢤ Ѫҗ� ׳ �ܻ ��নೠ

� ো۸க� ଵৈೠח� Ѫભ� �ਸܻ־ ా೧� ۽Ӓ۔� ࠁ

ܳ� ঌইղח� Ѫ� द� о ৬� ো҅ೞৈ� ੍যঠ� פ	 
 � ਬ�¤¤

आٚ ओआ ۽Ӓ۔ٚ� ೞաب� ਃೞ� ঋणפ r s � ࠁࠗࣁ

өਃפ о ী� ա৳؍� ղਊਸ� ೞҊ ӒѪਸ� ഝਊೞח� ࢤ�� 	 
 

�פؾ�ݶण݅�ঌݽ

ओआ ۽Ӓ۔� �ೞѱࣁ࢚ ઁदغҊ� णפ աޖ৬� ചೞӝr s � r s

۽Ӓ۔ীࢲ� ࢤ� ଵৈೠ� ղਊ� աয়Ҋ� ؘח �ٚݽ ղਊ�

פੑࠁࠗࣁ ܻח�Ӓ�݄݃�ࠗ࠙ী�աয়ח� �ೞҊ�൨ �

ٜ؍� Ѫ חۄ�� ࢤ� хҗ ӒѪ� �ܿ ਬ� ۽Ӓ۔ਸ�

ా೧� റ۲೧ ݅� ইղݶ� פؾ �ೠژ ݃ਸ� షׯৈ� ח�� � � r

ҳۄҊ� आਸ� �؍ਬ೮࠺ о � ղਊ� ೠ� �ߣ ؊� ١೮ח� s 	 


�פؾ�ݶ�যо݅ࠁ

� ࠗ࠙ਸ� ੍ਵࢲݶ� ۽Ӓ۔� ೞաೞա� ࠁী� ೠ� ࢤ�

োਵ۽�दрਸࡖ�ӝѱפؾ�� �ਃࣁܻߡ�חࠁࠗࣁ

�h�

೯о� झۨझী� ೧� न� �пਸࢤ ٘۞չભ ೠߣ�ী� ಽ ˝�

� �ب೧ޅ Ҋغ ӝরա� ঋইب� פؾ �ٯ � աয়ח� ઁ� ನ �

ੋח� ইפਵפөਃ ݅ �ടೞ ঋҊ� �ܲ �ࠗఠࢶ �೮ਵױ౸ 

�ݶ פؾ ਤب� ӝরա� ঋח� ࠁী� ೧ࢲ� ೞաೞա� Ҋ� ਸ��

दр�হणפ�

�˞ ೯о� ੜޅ� ೧ೠ� ࠗ࠙� হणפ Ӓۧӝী� ੜޅ� ೧ೞҊ� �

�ೠޙ �ب࠙ࠗ হਸ� Ѫҳਃ � חب� �ইоج ঋইب� �۽߄ ಽযյ��

�ࣻ যঠ� פ ޙীࢲ� ೯о� ੜޅ� ೧ೞҊ� ޙೠ� ࠗ࠙җ�� r s r s

ӒѪਸ� �ח۽߄ ࠗ࠙� ա৳ݶ� �ܻ غয� যঠ� ೞӝ� rޙٸ s

ભ ܻо�ೞ�ঋওਵݶ�উ�աৡ�Ѣਃ� �

҅ࣘ� ୶о �ੋ ܳࠁ� ਃ೮ભ  �ܿ ਬ� ۽Ӓ۔�  � �˟

ࣗ ଵо�न�١ߨߑ�ਃ بੋ�Ѫ�ӝরա�ঋইࠗࣁ ୶о� � 

ࠁ �ܳਃೞח�ޙਸ�೮ࢎ�חप�ӝরೞ࣊ঠ�פ�

झۨझী� ҙ೧ࢲ� ೯о� न� ҃ਸ� ফӝ೮ભ ӝরա� ঋ �ɣ

ਵݶ�೯ߊ�ച �ܳೞࢲݶ� ҃ਸ�ਵ۽�ਵפؾ�ݶr s �

ੋఠ࠭�݃ �݄ ࠗ࠙ী� ೯�झۨझܳ�әೞݴ�ଵৈ �ܳ ӂਬ�l

೮ભ ೮؍�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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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

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

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

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번의�<보기>입니다.�문학론이�아니라�지문에�대해�설명하고�있으니�읽

고�가야겠네요.�여러분이�<보기>를�읽을�때�가장�중요한�것은,�<보기>의�

내용을�지문에�자꾸�재진술�하여�적용하는�것입니다.�<보기>를�읽기만�하

고�지문에�가서�까먹는다면�읽는�의미가�없어요.�읽었으면�꼭�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적�지위가�상승한�인물형이�<소작제와�같은�=�전근대적�토지�제도>

에�편승하는�모습을�보인다네요.�비문학이�아니므로�소작제와�같은�제도

를�통해�주인공�(혹은�등장인물)이�사회적�지위가�높아지겠구나�정도만�

추측하시면�됩니다.�자신만의�이익을�추구하는�이기적인�사람이네요.�속

물입니다.�

이�정보를�지문을�읽을�때�계속�재진술하여�적용해줍시다.�<사회적�지위

가�상승한�인물>,�<소작제>,�<속물적�인물형>�이�정도�키워드를�잡고�가

면�되겠네요.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인공,� 등장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체크해

야�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출제� 포인트에� 대한� 서술이� 나

왔는지�등을�계속�예민하게�반응하면서�읽어야�합니다.�

또한�화작과�같이�세부정보와�핵심정보를�나누어서,�필요한�정보만�

가져오는�것이�중요합니다.�물론�화작보다는�세부적인�내용도�챙겨

야겠지만요.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

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

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안승학이� 주인공인가� 봅니다.� 찌그러진� 오막살이를� 했든,� 안�

찌그러졌든,� 콩나물죽이든� 콩죽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

다.� 저런� 건�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안승학이� 가난했

다는�사실만�체크하면�됩니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지금은�소작권을�관리하는�사람이�되었네요.� 수백� 석� 추수를�

한다는�것으로�보아�대단히�부자가�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우리는�여기서� <보기>의�내용을�적용하고,�안승학이라는�사람

이� 매우� 속물적인� 인간상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

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그의� 성격을� 바탕으로� 납득하면� 됩

니다.�절대로�하나하나�외우는�게�아니에요.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

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

고는 면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

전이었다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

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

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

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

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이�부분을�하나하나�다�외우거나,� 집중해서�읽으려�했다면�아

직� 기출� 분석이�더� 필요합니다.�고전소설을�많이� 풀어본�학생

이면�아시겠지만,�이� 부분은�그저� 안승학의�근본에�대한�요약

적� 서술임에� 분명합니다.� 여길� 읽으면서� 서술적� 특징으로� 요

약적� 서술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러한� 선지의� 처

리가� 많이� 연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안승

학이�매우�가난했고�집안�상황이�좋지�않았다는�사실>을�설명

하기�위해�나온�문단입니다.�그것만�알면�된다는�거예요.

면� 서기를�다니는�아우이든,�그의� 부친이�경기도�죽산에서�호

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든,� 승학이가� 어쩌구..� 다� 필요없는� 세

부정보입니다.�주인공의�상황임을�알고,�그것만�체크했으면�충

분합니다.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옹대가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였다.

옹대가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처가도� 가난했는데� 안승학

보다�나았다는�정도만�알면�되겠네요.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

의 눈을 크게 떴다.

<경부선이� 개통� =� 사회적� 변화>,�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위가� 상승한� 사람이� 안승학이었기에,�

‘이제� 안승학의�지위가�올라가겠구나!’� 하고�생각하셔야�합니다.� 또

한� 사회적� 변화를� 보고� <경이로워� 하는� 사람들>에도� 주목하셔야�

하구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안승학의�사회적�지위� 변화보다는�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이긴�

합니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

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

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편승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네요.� 안승학의�

성격을� 생각해봅시다.� 속물적이고,� 이기적이고..� 충분히� 자랑할� 성

격인� 것� 같습니다.� 고작� 친구의� 심부름� 따라서� 간� 것임에� 불구함

에도�마치� 자기가�능동적으로�목판차를�맨� 처음으로�탄� 것처럼�얘

기하는�것도�안승학의�성격으로�미루어보면�당연합니다.�우리는�그

저� 여기의� 모든� 문장을� ‘속물적이네~’,� ‘속물적이야~’� 하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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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면서�읽으면�됩니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

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그의� 자만은� 위에� 나왔던� 그것이겠죠?� 계속�

지시어� 잡아주시고,� 안승학이� 똑똑한� 체를� 했다는� 사실도� 당

연시하게�여기면�됩니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

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앉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

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편소� =� 사회적� 변화>입니다.� 우편소를� 그냥� 우편소라고�

읽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보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겁을�먹는�것도,�위에서�기차와�전봇대에�대해�놀라

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결국�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일� 뿐이에요.� <장승같이� 늘어선� ~� 그

런� 소리가� 들리는�것이라고�하였다.>는� 모두� <사회적�변화에�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퉁� 치면� 됩니다.� 귀신� 얘기가� <사람들의� 겁>

과� 연결만� 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도� 현장에서도� 저런� 서술은�

안�읽습니다.�상황�잡았고,�정서�잡았으면�됐잖아요?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

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여기서�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 =� 우편소를�이용하는�것>이겠죠?�

안승학이�또다시�똑똑한�체를�하며�사람들을�놀리는�것�뿐입니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었다.

하나도�중요하지�않은�서술입니다.�그저�안승학이�우편소를�이용하

고� 있고,� 그것으로�사람들을� 마술을�부리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만�알면�됩니다.�사회적�변화에�빠르게�적응하네요.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였다.

“참, 조홧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실제로� 우편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

니다.�역시�정서만�잡으면�됩니다.

(중략)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첨지 수

동이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사랑방,� 금테� 안경,� 문서질� 등의� 어휘를� 보아서� 안승학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위가� 상승한� 안승학

에게� 다섯�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승학이� <마음에� 불안>을� 느끼

는� 것을� 보니� 별로�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인가� 보네요.� 안승학과�

대립구도를� 이루는� 인물들인가� 봅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면�

주인공과� 어떤� 관계인지,�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을지� 잡아야�

합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댓바람에 내 집에를 이렇게 찾아오거

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안승학의�성격답게�위엄스럽게� 얘기하네요.� 앞에서도�자만하고,� 자

랑하고� 했었죠?� 그� 성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하면� 됩니다.� 안

승학의�이러한�행동을�납득하는�것이�우선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랍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김선달이�누군가�했더니,�위에�나온�다섯�명중�한�명이네요.� <대문�

기둥에대� 대고� 말씀하랍시오.>를� 보고� 김선달이� 안승학을� 비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생각만�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도�불구하고�아무� 생각� 없이� 쓱�넘어가니까�못� 체크하는�거예

요.� <다섯� 사람� vs� 안승학>이라는� 구도를� 알고,� 그� 상태에서� 조금

만�생각하면�저게�비꼬는�말이라는�것을�알�수�있잖아요?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

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안승학이� 화가� 났습니다. 김선달이� 비꼰� 것에� 대해� 정서를� 드러내

고�있네요.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왜� 호령할� 용기가� 생기지�않는다는� 것은,� 안승학이� 사회적� 지위가�

오르기는� 했어도� 그저� 허세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중략)� 전의�

서술에서도�계속�허세를�부리는�안승학이었으니까요.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

았다.

조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적극적인�희준,� 인동,� 김선달에�비해� 조첨지와�수동�아버지는�소극

적이네요.� 저� 인물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섯� 명이� 안

승학이랑� 대립구도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비교/

대조’� 해줬으니�체크해줘야죠.�성격도�알�수�있으니까요.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자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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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어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드디어� 어떤� 사건인지� 나옵니다.� 안승학과� 다섯� 사람� 사이의� 갈등�

요소를�알� 수� 있게� 되었네요.� 다섯� 사람� 측에서�어떠한� 요구� 조건

을�원하고�있습니다.�사람들의�말에� 집중하는�것이�아니라,�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훨씬� 중요

합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발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림없지……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

익할 것이야…….”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네요.� 이기적인� 안승학의�성격을� 생각

해보면�당연합니다.� 어떤�요구�조건이든,� 안승학에게�좋은� 것이�아

니기에� 저� 둘이�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을� 테니까요.� 나락이나� 베

라는� 것으로� 보아,� 나락을� 베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 조건인

가�봅니다.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

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쉴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풀에 화가 나서 담뱃

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담배에� 불을� 붙이든,� 뭐를�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안승학이�

화가� 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린다는� 것을�

보면�해학적이기도�하구요.

“괜스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

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암!”

시간� 낭비� 하지� 말고,� 물질상� 손해도� 싫어하는� 것을� 보아� 이기적

인,�속물적인�안승학의�성격을�알�수�있네요.�역시�요구�조건도�들

어줄� 수� 없답니다.� 이렇게� 제가� 읽은� 것처럼� 자꾸� <이기적,� 속물

적>이라는� 키워드와� <사회적� 변화>,� <지위� 상승>� 등의� 키워드를�

자꾸� 재진술하며� 소설을� 읽어야� 합니다.� 문학� 역시� 모든� 정보를�

가져가는�것이�아니에요.

-이기영, 고향 -

* 사음: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16.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

적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서술�대상은�안승학이죠?�독백은�기본적으로�대화체에�속합니

다.�[A]�부분은�서술자가�안승학의�근본에�대해�알려줄�뿐,�어디에도�대화

에�해당하는�부분은�없네요.�또한�정서적�반응도�없습니다.�항상�말씀�드

렸듯이,�적절한�것을�찾으라고�하면�정말�확실하게�이쁜�답을�찾는�것이�

옳습니다.�특히�이런�서술상�특징에�대한�문제는요.

②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

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안승학의�과거에�대해�서술해주고�있으니�회고적�서술은�인정해줄�수�

있겠네요.�하지만�성찰적�태도는�없습니다.�성찰적�태도가�있으려면,�안

승학이�자신의�생애에�대해서�뒤돌아보고,�생각하고,�정서적�감응이�있어

야�하는데,�그런�것�없이�안승학의�생애만�담담하게�서술하고�있거든요.

③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

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병렬적�서술이라�하면,�안승학에�대한�‘독립적인’�정보가�연달아�제시

되어야�하는데,�여기서는�안승학이�가난했다는�정보에�대해서만�주구장

창�얘기하고�있습니다.�하나의�범주�안에서�안승학에�대한�정보가�제시되

기�때문에�병렬적이라�할�수�없습니다.�안승학에�대한�정보가�반복적으로�

제시된다는�것은�정말�애매합니다.�안승학에�대한� ‘정보’�자체로�반복을�

처리하면�반복이라�볼�수도�있지만,�말�그대로�워딩의�반복을�뜻하면�틀

렸다고�볼�수도�있기�때문이죠.�하지만�이런�해설보다�더욱�중요한�것은,�

이렇게�애매하면�답으로�볼�수�없다는�것이죠.�발문�자체가�가장�적절한

것을�물어보고�있는걸요.

④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

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승학에�대해�묘사적으로�서술하고�있는지�판단해야�합니다.�보통�묘

사라고�하면,�외양을�묘사하거나�공간을�묘사하는�등�장면이�뚜렷하게�상

상이�될�정도로�시각적으로�구체성이�확실해야�합니다.�쉽게�말해서�매우�

구체적이어야�한다는�것이죠.�<다�찌그러진�오막살이에서�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처지>라는�것을�보아�상상은�가능하지만,�이�정보�외의�나머지�

서술은�그리�구체적으로�쓰여있지�않기�때문에�가장�적절하다고�판단하

기�애매합니다.�또한�정보가�단계적으로�제시되려면,�안승학이�가난했다

가,�처가에서�어떤�삶을�살고,�그렇게�살다가�어떤�계기를�거쳐서�부자가�

되었고,�지금은�어떻게�살고�있다는�식으로�과정을�거쳐서�서술되어야�하

는데,�여기에는�그러한�서술이�없습니다.�그냥�가난했다가�지금은�부자라

는�내용밖에�없네요.�심지어�2문단은�그러한�단계적�서술이�하나도�없구

요.� ‘단계적’�서술이라는�선지가�평가원에서�제시된�적이�없기에 (있어도�

시간을�단계적으로�서술했다는�선지밖에�없습니다.),� ‘새로운�문학�개념

어가�나왔다.’,� ‘평가원스럽지�않다.’�라는�말이�나오지만,�어휘력과�선지�

판단�기준을�통해�이것들을�극복해야�합니다.�애매한�서술은�가장�적절한

선지를�절대로�이길�수가�없어요.�분명히�정답�선지는�우리가�흔히�봐왔

고,�확실히�판단�가능한�선지를�제시할�테니�그걸�믿고�공부합시다.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

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지에�대한�해설을�하기�전에,�실전에서의�태도에�대해�먼저�설명을�

드리고�싶습니다.�일단.[A]�부분을�읽으면서�‘요약적�제시’가�떠올랐어야�

합니다.�고전�소설에�정말�많이�나오는�선지이기�때문이죠.�어떠한�사건

이나�한�인물의�생애를�하나에서�두�문단으로�정리해서�제시하면�요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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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이라고�생각해야�합니다.�‘개괄적’�때문에�혼란스러운�분들도�많으셨

을�텐데,� ‘개괄적’이라는�단어는�어휘력으로�커버가�가능해야�합니다.�사

실�어휘력의�문제에요.�개괄이라는�단어를�정확히�모른다면,�포괄적이라

고�생각해서라도�문제를�풀어내야�했습니다.�6평에�‘공시적’,�9평에�‘개괄

적’�등의�쓰지�않던�워딩으로�문제를�내는�것으로�보아�평가원�출제진이�

바뀐�것이�아닌가�하고�생각이�들긴�하는데,�그것과�상관없이�여러분은�

그냥�‘요약적�제시’가�보이면�아무�의심�없이�5번�선지를�찍고�넘어갔어야�

합니다.�기출�분석이�된�학생이라면,�상위권이라면,�모두가�그랬을�거니

까요.�실제로�커뮤니티나�다른�선생님들의�말씀을�들어보면�헷갈리긴�했

어도�답이�5번이라는�사실은�알고�있었고,�평가원을�믿고�찍고�넘어갔다

는�말이�많습니다.�그만큼�평가원�분석이�잘�되어�있고�문학에서의�선지�

판단�기준을�정확히�세운�학생들에게는�여기서�시간이�끌릴�이유가�없었

겠죠.�문학�선지의�예민함이�더�올라갈�예정이니�조금�더�신경써서�공부

하시길�바랍니다.

17.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는�사회적�상황에�대한�사람들의�반응을�묻고�있습니다.�이미�

지문을�읽으면서�체크했었죠?

②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새로운�문물이�실생활에�쓰이는�것은�맞지만,�사람들의�생활�방식이변

해야�한다고�알려주는�것은�없습니다.�그냥�[B]�부분�전체가�안승학이�마

을�사람들을�농락하는�부분이지,�사람들을�계몽시키는�부분이�아닙니다.

③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들 간에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나오는�새로운�문물은�우편소겠죠?�안승학과�마을�사람들�간

의�지식의�차이가�분명히�있었습니다.

④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적�변화에�대한�마을�사람들의�반응이�분명히�있었습니다.�‘직접적

으로’�드러났는지만�체크하면�되겠네요.�‘겁을�잔뜩�집어먹고�있었다.’�등

이�있네요.�항상�명심해야�할�것은,�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는�문제에서�

적절한�선지가�‘왜’�적절한지�판단하는�것도�좋지만,�정확히�말도�안�되는,�

사실�관계상�절대로�허용해줄�수�없는�선지를�빠르게�골라내는�것이�실전

에서�더욱�중요합니다.

⑤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역시�마찬가지입니다.�새로운�문화에�대한�사람들의�반응,�그걸�보면�

당시의�문화적�환경을�알�수�있다는�선지는�충분히�허용�가능하죠.

18.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

냥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요구하러�와서�“대문�기둥에다�대고�말씀하랍시오.”라고�비꼬는�김선

달의�태도는�이미�체크했죠?�주인공과�등장�인물이�대립하는�사건이기�

때문에�저런�부분은�꼼꼼히�체크했어야�하는�게�맞습니다.

②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요구�안�들어준다고�분명히�안승학이�얘기�했습니다.�틀리지�않아요.

③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첫째로,�요구�불이행�때문에�벌어질�일을�경고하지도�않았고�안승학이�

그것�때문에�염려하지도�않았습니다.�안승학은�그저�다섯�사람이�한꺼번

에�들어와서�불안해�했을�뿐이지,�경고�때문에�불안해하지�않았어요.�정

서를�체크하는�것은�좋지만,�그�정서가�선지에�써�있다고�무턱대고�‘맞지!’

하고�체크하면�안�됩니다.�제가�실화냐에서�항상�강조했던�것처럼,�자료

의�활용�목적,�출제�포인트의�활용�위치를�체크하듯이,�문학에서도�정서

가�나오면�그�정서가�어떻게�선지에�쓰였는지�정확히�짚어야�합니다.

④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게�뒷�부분�전체의�주제였죠?�핵심�중에서도�핵심적인�선지입니다.

⑤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

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심리적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제시된�<심리적인�동요�=�불안>입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는�위에서�읽었기에,�한�번�더�읽을�필요는�없습니다.�실전에서

도요.�만약�선지에�<보기>의�내용이�나와서�판단이�힘들다면,�그때�보기

돌아가서�세세하게�판단해주시면�됩니다.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가난했다가�부자가�된�안승학의�모습을�말하는�거죠?�소작제라는�전

근대적�토지�제도에�편승해서�말이죠.�<보기>에도�나와있습니다.�틀리지�

않네요.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

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

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앞�부분은�안승학을�말하는�거죠?�근대�문물이�유입될�때�변모했다는�

것도�안승학을�말하는�거구요.�틀리지�않네요.�이런�선지를�빨리빨리�넘

겨야�시간�단축이�가능합니다.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하

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친구�심부름으로�타보고서�허세부리는�안승학은�충분히�납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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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읽었기에�머리에�남아�있습니다.�<근대�문물의�경험�=�목판차�경험>으로�

자랑했죠?�과시했다는�선지는�충분히�허용�가능하죠.

④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호령할�용기를�내지�못했던�것은,�반감을�드러내는�모습을�보여주지�

않습니다.�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호령할�용기를�내지�못하는�것도�맞

고,�사회적�지위를�인정해주지�않는�이들에게�반감을�갖고�있는�것도�맞

지만,�호령을�하지�않은�것이�반감으로�이어질�수는�없습니다.�방향성을�

따졌을�때�말이�안�되죠.�호령을�해야�반감을�나타냈다고�판단할�수�있습

니다.�안승학은�그저�쫄았을�뿐입니다.�돈을�많이�벌긴�했지만,�허세만�부

리던�안승학을�생각하면�충분히�납득�가능하죠?�그리고�다섯�사람이�안

승학의�사회적�지위를�인정하지�않는�것도�아닙니다.�매번�존댓말을�쓰는�

것으로�보아�안승학의�지위를�인정은�하고�있지만�달갑지�않게�생각할�뿐

이죠.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

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서로�간의�물질상�손해가�없었으면�좋겠다고는�말하지만�나락을�베긴�

베라고�협박했죠?�안승학이�자신만�챙기고�이기적이고�속물적이라는�사

실은�<보기>에도�충분히�나와�있습니다.�

-�요약적�제시에�대한�기출�예시�

[2011.11B�숙향전]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

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

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

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2016.06A�홍계월전]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

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

사와 감히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

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2016.06B�흐르는�북]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 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민익태

[2018.06�큰�산]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자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휭 던졌던 모양이

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

에게는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멋대가리 없

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

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

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

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

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집어

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휭 던져 버

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땜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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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문단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

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

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의� 정의>가� 주제인가� 봅니다.� 항상� 독서를� 읽을� 때는� 이� 지

문이,� 이� 문단이� 어떤� 정보를� 제시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주제를�잡아야�한다고�했죠?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

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론>을�주장했네요.�대상과�그것에�대한�재

현,� 여기서� 재현은� 예술을� 뜻하겠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재진술

을�할� 줄� 알아야�합니다.� 어쨌든� 대상과�재현이�닮아야� 한다는�게�

모방/론이네요.� 닮아야� 하니까� ‘모방’론이겠죠.� 꼭� 이렇게� 개념의�

의미를� 살려서�읽어야�합니다.� <재현의� /� 투명성� /� 이론>� 역시� 마

찬가지이죠.� 예술이�대상을�닮아야�한다는�즉,� 모방해야�한다는�거

죠!� ‘투명하게’� 말이죠.�그러니까�재현이�대상을�투명하게�모방해야�

한다는�이론이� ‘재현의�투명성�이론’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방’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

주세요.�여기서는�모방을�해야�예술의�정의에�부합하나�봅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

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

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가의�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게� 되면

서� <외부� 세계에�대한� 왜곡된� 표현을�허용� =� 모방을�하지� 않아도�

예술로� 인정>해주게� 되었네요.� 그런� 이론이� <낭만주의� 사조>인가�

봅니다.� 감정� 표현을� 중요시� ‘하니까’� <낭만/주의>인가� 보네요.� 꼭�

단어의�의미를�살려서�글을�읽어야�합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

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예술의� 정의인� 모방에서� 벗어난� 낭만주의� 예술이� 등장하면서� 예술

의� 정의가�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직면했네요.� 계속� 예술의� 정의라

는�주제와� 엮어서�읽어야�합니다.� 여기서�핵심정보는� <모방� →� 낭

만주의>일�것이구요.

2문단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

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콜링우드라는� 사람은�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

으로�규정하는� =�표현/론>을� 통해�낭만주의�예술이�등장하면서�생

긴�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네요.�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

한다는�워딩을�예술의�정의에�대한� 설명으로�읽을� 수� 있어야�합니

다.�콜링우드�따위가�중요한�것이� 아니에요.� 감정을�표현하니까�표

현/론인가�봅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진정한� 예술� 작품� =� 예술의� 정의>이죠?� 예술의� 정의는�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 =� 모방>이� 아니라� <정신적� 대상� =� 감정>이네

요.� 우리가�앞에서� 읽었던�개념들로�재진술�할� 수� 있는� 개념은� 계

속�재진술�해줘야�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 =� 감정� =� 표현론>보다� 형식을� 중시하

는� <형식/론>도� 나왔네요.� 모방론과� 낭만주의� 예술로부터� 생긴�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잡을�수�있어야�합니다.�즉,� ‘비교/대조’� 해줘야�한다는�것이죠.�

<모방/론� vs� 낭만/주의>로부터� <표현/론>과� <형식/론>이�나왔으니,�

표현론과�형식론은�어떤�차이가�있는지�집중해봅시다.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

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

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문장이� 세� 줄을� 넘어가는�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의미파악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세번�읽을� 수� 있다는�생각으로� 조

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술� 감각이� 있

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불가능한� 어

떤�성질� =�의미�있는� ‘형식’>이라는�수식된�정의를�먼저�잡아야�합

니다.� 아무나�식별할�수� 있는�형식은�아니네요.�무언가�예술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알아낼� 수� 있는� 어떠한� 예술적� 형식인가� 보네요.�

그러기에� <의미�있는� /� 형식>이겠죠.�아무나�알�수�없으니까요.�그

것을� 알� 수� 있는� 비평가들에게� 미적/정서를�유발한다면� 그것을� 예

술이라고�보았네요.�즉,� 어떠한�의미�있는�형식을�알�수�있는�비평

가들이� 인정해야� 그것을� 예술로� 보았다는� 형식/론의� 예술의� 정의

를�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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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 이라는 작

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

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변기가� 예술� 작품으로� 인정� 되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변기와� 형

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또다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네요.� 즉,� 형식/론이� 부정당한� 것입니다.� <모방론� →�

낭만주의>와� <형식론� →� 샘(변기)>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전자

에서는� 표현/론과� 형식/론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두� 가지�

이론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집중하며� 갑시다.�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찾으려고�의식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예술이�서로�이질적이어서,�다르기�때문에�정의할�수�없답니다.�정

의할�수�없으니까� <예술� /� 정의� /�불가론>이겠네요.�납득해야�합니

다.� 모든� 예술이� 어떠한� 공통적� 요소를� 가지는� 것은� 힘들죠.� 따라

서�정의도�할�수�없다는�겁니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

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겉보기에는�명제의�형태를�취하고�있다는�지문의�서술은,�모방론이

든,� 표현론이든,� 형식론이든�무언가�예술을� 정의하고는� 있지만,� 그�

이론만으로� 예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한�

얘기랑� 똑같죠.� <예술/정의/불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재진술�합시

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예

술을�정의할�수�없다는�것>이랑�같은�말이죠?

4문단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변기가� 형식론을� 공격함으로써� 나온� 또� 다른� 이론은� <제도/론>이

네요.� 제도론이�왜�제도론인지�납득해�봅시다.� 여기도�수식된�정의

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쭉� 읽은� 뒤에� 다시� 문장의� 첫� 부분으로� 돌

아와서�납득하고� 진행해야�해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 =� 제도적으로� 예술이라고� 정의>랑� 같은�

말이죠?� 어떤� 누군가에�의해� 감상의� /� 후보� /� 자격을�부여� 받았다

는�말�자체가�제도적으로�인정받았다고�생각할�수�있으니까요.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

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

고�부를�수�있다는� =�평가적�이론>이라네요.�일단�문장을�잠깐�끊

고� 수식된� 정의를� 납득부터� 하고� 갑시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

니,� 예술이라고� 평가하니까� 평가적/이론� 이겠네요.� 위에서� 보았던�

모방,� 표현,� 형식론�얘기입니다.� 두� 가지로�나눠진�예술� 정의� 불가

론과�제도론의�공통점,�차이점을�의식적으로�찾으려고�했어야�합니

다.� 예술� 정의� 불가론은�예술에�대해� 아예� 정의를�안� 해버리는� 이

론이고,� 제도론은� 어떤� 기준에� 대해� 평가하지�않는다는� 점에서�비

슷한� 점을� 띄고� 있습니다.� 애초에� 형식론이� 공격받으면서� “형식이�

완전히� 똑같아도� 예술이라� 못하는데,� 뭐가� 예술임?”이라는� 공격에

서�나온� 이론들이기에�예술을�정확히�정의할�수� 없다는�측면은�같

은� 것이죠.� 실전에서는� 공통점,� 차이점만� 찾더라도,� 분석� 후에는�

글의�구조상� ‘당연하다’는�생각이�들어야�합니다.

어쨌든,� 평가할� 수� 없다는� 제도/론은� <일정한� 절차와� 관례� =� 제

도>를� 거치기만� 하면� 예술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류

적/이론입니다.�계속� ‘납득’하세요.�생각하시구요.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

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의� 의의를� 말하고� 있네요.� (의의� 의의�

ㅋㅋㅋㅋㅋ�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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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문단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

한 논의들이 있다.

제가� 실화냐(화작교재)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가)와� (나)는�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보량이� 줄어듭니다.� (가)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었죠?� 여기는� 예술의� 감상과� 비평이� 주제인

가�봅니다.� (가)에서� 계속� 연결해� 가며� 읽었듯이,� 여기서도� 연결하

며�읽어야�합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

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당연한�말입니다.� 결국� ‘예술의�감상과�비평을�어떻게�해야하

냐?’라는�말이죠?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

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벌써부터�나누고�시작하네요.� 2020학년도� 09월�비콘�지문을�보시

면�같은� 방식의�서술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문� 아니라도�

옛날�지문에는�이런�구조의�글이� 많으니,�찾아보시길�바랍니다.�머

릿속으로�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가� 하나씩� 설명되겠구

나.� 공통점,� 차이점을� 잡고� ‘비교/대조’� 해야지!”하고� 생각하셔야겠

죠?� <맥락/주의는�예술과�관련된�맥락을�중심으로�감상� 혹은� 평가

를� 할� 거고>,� <형식/주의는� 뭔가� 형식/론이랑� 비슷할� 거� 같죠?>,�

<‘인상/주의는�인상에� 남는� 걸� 중심으로� 비평하나?’라는� 생각을� 하

면�좋을�것�같네요.>

2문단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ㆍ역사적� 배경� =� 맥락>이죠?� 작품의�

창작될�당시의�맥락을�중심으로�감상하나�봅니다.�이렇게�정보량이�

쏟아지는� 인문지문은� 보통� 이론들의� 이름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을�해줍니다.� 납득하면�까먹지�않기�때문이죠.� 1809의�하이

퍼리얼리즘,� 1811의�목적론�등을�보시면�납득이�갈�거예요.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똑같은� 말이네요.�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전� 시대

의� 환경� ~� 작품이�사회에�미치는� 효과� =� 맥락>이니까요.� 이런� 정

보들은�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세세하게�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하

면�돼요.�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

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구체화하며,� ~� 반영한다� =� 작가가�맥락의�영향을�

받는다>랑�같은�말이죠?�정말�계속�똑같은�소리만�하고�있습니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

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

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맥락을�고려할�때,� <시대적�상황>과� <심리적�상태>를�모두�고려하

네요.� 외면과� 내면이� 나뉘는� 것이기에,� 의식적으로� 나누어서�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다만� 둘� 다�

맥락이라는�점에서�공통분모를�지닌다는�점을�꼭�체크해야�합니다.�

어쨌든�둘�다�맥락이� ‘상위개념’이라는�거예요.�다르게�말해서�핵심

정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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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

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맥락주의가� 작품에� 집중하지� 않고� ‘맥락’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있네요.�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형식/주의와�인상/주의가�나왔다고�합니다.� 어

디서�많이�본�서술�방식�같지�않나요?� <모방론�→�낭만주의>,� <형

식론�→� 샘(변기)>와�같은�방식의�서술입니다.� 따라서�이제�우리는�

형식/주의와�인상/주의가�어떤�공통점,�차이점이�있는지� ‘비교/대조’

해야�합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

형식/주의는�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 맥락>� 대신� 작품의� ‘형식’

적� 요소와� 그것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네요.� 형식을�중요하게� 여

기니까�형식/주의이고,�맥락주의를�해결하기�위해서�나왔으니까�예

술�작품의�외적�요인을�무시하는�것은�아주아주아주�당연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읽으면서� 앞에서� 나왔던� 형식/론이� 떠올라야� 합니

다.�형식론도�고유한� ‘형식’을�중요시�했던�이론이니까요.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

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형식/주의�비평가니까� <조형�요소ㆍ조형�원리� =�형식>을�중요하게�

여기겠네요.� 사물,� 인간,� 풍경은� 묘사되는� 대상일� 뿐이지� 형식이�

아니니까요.�

4문단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인상/주의를�시작하기�전에,� 형식주의랑�어떤� 공통점,� 차이점이�있

을지� 의식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상/주의는� 모든�

분석적인� 비평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규칙이나�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네요.� 또� 무언가가� 생각납니다.�

<예술� /� 정의� /� 불가론>,� <제도론>이�떠오르네요.�둘�다�예술을�어

떤� 특정한� 기준,� 관점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이론이었으니까요.�

(나)� 부분의� <형식주의,� 인상주의>에� 대한� 서술은� (가)의� <형식론�

→�예술정의불가론,�제도론>과�같네요.�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

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

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 인상>인가� 봅니다.�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상만을� 가지고� 예술을� 비판하는� 거죠.�

즉,�예술을�정의할�수�없다는�것입니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

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 =� 맥락>이죠?� 맥락과� 상

관없이� <비평가의�자유� 의지� =� 비평가가� 받은� 인상>대로� 예술� 작

품을�해석하는�것입니다.

(가)ㆍ(나)� 지문� 모두� 재진술일� 뿐입니다.� 상위개념,� 핵심정보,� 주

제를�잡고�그것을�바탕으로�모든�서술을�바꿔주면�돼요.� 6평의� 과

거제와�아주아주�똑같은�지문이었습니다.� 정보량이�많고,� 나열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그� 이론들이�나온� 배경과,� 서술적� 구조를�잘� 파

악하며�납득하려�노력했다면�이렇게�쉬운�지문이�없습니다.�더군다

나� (나)� 부분은� 아예� 정보량이�없네요.� (가)에서� 했던� 얘기들만�주

구장창�다른�방식으로�제시하고�있으니까요.�평가원은�절대로�무의

미하게�정보를�남발하지�않는다는�것을�기억하시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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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대립되는�관점은�있지만,�하나로�수렴하지는�않습니다.

②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론들을�평가?�종합적�결론?�모두�없네요.�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

히고 있다.

→�사회에�미치는�영향을�분석?�개소리죠?�서로�간의�차이는�있네요.

④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

하고 있다.

→�<관점의�문제점을�제시�=�모방론에서�낭만주의,�형식론에서�변기,�맥

락주의에서�형식과�인상주의로�넘어가는�과정>입니다.�모두�대안적�관점

인�표현론,�형식론,�형식주의,�인상주의에�대한�설명이�나왔구요.�수업�때�

계속�강조했듯이�제시된�개념들�간의�관계를�확실히�잡았다면�어렵지�않

게�풀렸을�문제입니다.�물론�(가)와�(나)를�동시에�고려해야�해서�평소보

다는�까다로운�문제이긴�했어도,�틀리면�안�되는�문제입니다.�

⑤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

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나의�사례를�중심으로?�(가)ㆍ(나)�모두�어떤�사례를�중심으로�이론

이�나오지�않습니다.�물론�시대순도�아니구요.�이론들이�나열되어�있긴�

하지만�‘시대순’이라는�글자를�보자마자�걸렀어야�해요.

21.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미적�정서를�유발할�수�있는�어떤�성질�=�의미�있는�형식>이죠?�예술

적으로�감각이�있는�비평가가�어떤�‘의미�있는�형식’을�느끼는�것이�형식

론에서의�예술의�정의였으니까요.�기억이�안�난다구요?�형식론에�돌아가

서�확인하시면�됩니다.�

문장이�어렵고,�길기에�한�번에,�빠르게�판단이�안�돼서�시간이�끌렸을�학

생이�많을�확률이�높은�문제입니다.�아무리�조급하더라도,�형식론으로�돌

아가서�천천히�판단하면�충분히�한�번에�판단하고�해결할�수�있는�선지였

습니다.�

당황해서�판단이�힘들었고,�문장이�눈에�안�들어오고,�시간이�오래�걸렸

던�분들은�꼭�제대로�피드백�하세요.� ‘아;;�잘못봤네�ㅂㅅ인가�ㅋㅋㅋㅋ’�

하고�넘기지�마시구요.�명심하세요.�지금�그냥�넘기고,�이런�지점�의식�안�

하면서�그대로,�하던�대로�공부�하시면�수능�날도�하던�대로�실수합니다.��

시험�끝나고�집�돌아와서�‘아;;�잘못봤네...�ㅅㅂ’�하시기�싫으면�꼭�앞으로�

주의해서�공부하세요.

②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관람객이�아니라�예술적�감각이�있는�비평가죠?�②번�판단할�때�

정확히�읽고�한�번에�판단하셨으면�쉽게�해결�가능합니다.

③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애초에�형식/론은�<정신��=�감정>을�중요하게�여기지�않습니다.�형식

이�갖추어야�예술이지,�낭만주의나�표현론처럼�감정이�중요한�게�아니에

요.�아예�핵심에서�벗어난�선지입니다.

④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작가�내면의�관념�=�낭만주의ㆍ표현론>이죠?�역시�핵심에서�벗어나

는�선지입니다.�‘형식’과�관련이�없으면�그냥�거르면�돼요.�하나하나�일일

이�고민할�필요가�없습니다.

⑤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모든�예술가가�아니라�예술적으로�감각이�있는�예술가였죠?�그리고�

<예술가와�비평가가�자격을�부여�=�제도론>입니다.�형식론과�매우�동떨

어져�있네요.

22.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9평에서�시간�끌기�요소로�쓰인�문제라고�생각합니다.�돌아가서�

찾아야�하니까요.�하지만�읽으면서�충분히�납득했다면,�‘뒤샹’�말고는�돌

아가서�찾을�필요가�없습니다.�결국�개념들을�‘비교/대조’하는�문제인데,�

이는�읽으면서�모두�해놨으니까요.�다만,�문제가�안�풀리면�그때�돌아가

서�천천히�정확하게확인해주시면�됩니다.

선지에�나오는�개념들에�대해�<누구가�누구에게>라는�부분을�읽고,�우리

가�그들의�입장을�먼저�떠올린�후�나머지�선지를�읽어야�합니다.

①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당신의 작품 샘 은 변기를 닮은 것

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

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뒤샹’이�누군가�보니,�변기가�예술�작품이라는�사람입니다.�모방/론자

는�예술이�예술이�되려면�어떤�것을�‘모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렇

게�둘에�대한�정보를�정확히�잡은�후에�나머지�선지를�읽어야�헷갈리지�

않습니다.�<변기�그�자체�=�모방X>입니다.�따라서�‘모방’/론자의�입장에

서�그�변기는�절대로�예술이�될�수�없습니다.�틀렸네요.�답입니다.

②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

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낭만/주의는�사람의�감정을�표현하는�것이�예술이라고�생각하는�사람

들이었죠?�모방/론은�위에서�봤습니다.�<대상을�재현하기만�하면�=�모방

하기만�하면>,�<예술가의�감정을�표현하지�않은�작품�=�낭만X>도�예술�

작품으로�인정하는�당신의�견해를�인정할�수�없다네요.�당연하죠.�감정이�

들어가야�예술�작품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선지입니다.�모방론에서�표현론과�형식론으로�넘어가는�계기를�

묻는�것이니까요.�핵심정보가�변화하는�지점을�정확히�잡았냐를�묻고�싶

었던�거예요.

③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표현/론자�=�낭만주의>이죠?�둘�다�감정과�생각을�중요시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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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습니다.�따라서�<예술가의�마음을�표현했으니�=�표현론�=�낭만주

의>�<대상을�있는�그대로�표현�=�모방>하지�않았더라도�예술이라는�표현

론의�주장은�타당합니다.

④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

치면 예술 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샘 외에 다

른 변기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뒤샹은�변기였습니다.�제도/론은�제도적으로�예술가든,�비평가든�그�

작품을�인정하면�그�작품이�예술이�된다는�이론이었구요.�<일정한�절차

와�관례를�거치면�예술�작품�=�제도론>의�주장은�‘샘’�말고도�다른�변기도�

예술�작품이�될�수�있다는�뜻이�맞죠.�

중요한�선지입니다.�뒤샹의�변기�얘기가�형식론의�문제점을�보여주기�위

해�나온�정보인데,�이�선지�자체가�그것을�의미합니다.�형식만�같으면�예

술이라는�형식/론의�문제점을�<예술은�따로�정의할�수�없다는�=�예술/정

의/불가론>과�따로�<예술은�없고,�제도적으로�인정만�해주면�예술이라는�

=�제도론>으로�해결했으니까요.�형식론으로부터�제도론이�어떻게�도출

되었는지를�보여주는�선지입니다.

⑤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

을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

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술�정의�불가론자는�예술은�정의할�수�없다는�거였죠?�표현론은�인

간의�감정이나�생각을�표현해야�한다는�낭만주의랑�같은�맥락이었구요.�

따라서�<관념을�예술�작품으로�규정�=�표현/론>의�명제가�판단�불가능이

라는�선지의�서술은�옳습니다.�④번과�마찬가지로,�어떠한�특정한�형식이

나�기준에�맞추어서�예술을�판단할�수�없다는�점을�비판하고�있습니다.�

23.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n 작품 정보 요약

� 작품 제목: 「그리움」

� 팸플릿의 설명

-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

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임.

-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

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음.

�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됨.

→�<보기>라고�볼�수�있는�<작품�정보�요약>부터�지문을�적용해�봅시다.�

항상�<보기는�지문을�바탕>으로�읽어야�해요.�알고�있죠?

- A가� 아버지의�낡고� 바랜� 신발을�보고� 그린� 작품이라는�것을� 봐서,�����

맥락/주의를�떠올릴�수�있겠네요.�신발의�설명에�‘굳이’�<아버지의�‘낡

고’�‘바랜’�신발이라고�알려주고�있으니까요.

- A의�정신에�대해�얘기하고�있네요.�이는�작가의�감정,�생각을�중시하

는�표현론과�연결될�수�있겠네요.

- 아버지의�삶에서�영향을�받았다는�것으로�보아,�맥락/주의�얘기가�한�

번�더�나올�수�있겠습니다.

- 따뜻한�계열의�‘색’을�얘기하는�것을�보니,�표현론�생각이�나야겠네요.�

이제�문제를�풀어봅시다.

¡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

군. ······························································································ ①

→�콜링우드라는�사람이�나옵니다.�우리가�목적론과�우주론에서�연습했

듯이,�이�선지의�생각이�어떤�주장,�이론의�내용인지를�먼저�생각하고�그�

지점으로�돌아가서�콜링우드가�맞는지만�확인하면�됩니다.�<아버지에�대

한�그리움�=�감정�=�낭만주의�=�표현론>을�얘기하는�것으로�보아서�그�

지점으로�가서�콜링우드가�있는지�확인하면�되겠네요.�<콜링우드�=�표현

론>이기에,�적절한�선지입니다.

¡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 ②

→�<신발의�원래�주인이�화가였다는�사실�=�맥락주의>겠네요.�작품이�소

재가�된�‘신발’이�누구의�것이였냐는,�그�소재가�어떠한�맥락에서�나왔냐

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위에서� <보기>를� 해석할� 때� 생각했었죠?�����

<디키�=�제도론>이기에�틀린�선지입니다.�제도론�입장에서�신발의�원래�

주인이�화가였냐는�하나도�중요하지�않죠.�그�화가가�이�작품을�인정하

고,�감상의�후보�자격을�부여해준�것도�아니니까요.�

맥락주의를�못�잡았다면,�디키를�확인하고�이�선지의�내용이�제도/론과는�

정말�동떨어져�있다고�판단해야�합니다.�또�‘화가’라는�워딩�하나�때문에�

뇌피셜로�‘그래도�주인이�화가였으니까..�뭔가�제도적으로�화가�꺼를�하

면...’하고�이상한�생각�하지�마시고,�정확히�돌아가서�제도론이�무엇인지

를�바탕으로�판단하시길�바랍니다.

¡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해

설할 수 있겠군. ········································································· ③

→�<아버지의�낡은�신발�=�예술가�정신의�상징>이라는�것으로�보아,�A가�

아버지가�가지고�있던�예술가�정신을�물려받았다는�얘기네요.�맥락/주의

입니다.�<텐�=�맥락주의>이므로�맞는�선지입니다.�마찬가지로,�뒤쪽이�맥

락주의라고�판단이�안�된다면�텐을�먼저�보시고,�맥락주의라는�것을�아신�

후에�판단하시면�됩니다.�

이�선지에서�가장�중요한�능력은�<예술가�정신이�아버지로부터�왔음을�

앎�→�아버지의�낡은�신발과�연관됨�→�작가의�심리적�상태와�이념>을�연

결지을�수�있냐는�것입니다.�이게�안�되면�텐이�맥락/주의이든,�형식/주의

이든�판단을�못합니다.�그�말은�<보기>를�해석할�때부터�‘아버지의�신발’

을�맥락주의랑�연결지을�수�있었어야�한다는�것이죠.�분석할�때도�안�되

었다면�더�연습하시길�바랍니다.

¡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

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임을 언급할 수 있겠군. ···· ④

→�<따뜻한�계열의�색�=�형식론�혹은�형식주의>겠네요.�<프리드�=�형식

주의>이므로�적절한�선지입니다.

¡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

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

군. ······························································································ ⑤

→�<낡고�바랜�신발�→�편안함과�여유>..�별로�생각나는�것이�없습니다.�

감정을�표현한�것이�아니라,�작품을�보고�감정을�느낀�것이기에�표현론이

라고�할�수도�없구요.�(물론�깊게�생각하면�어떤�것을�느꼈다는�점에서�인

상/주의를�얘기할�수�있겠다만은,�그건�실전적이지�않다고�판단됩니다.�

물어볼�게�인상/주의만�남긴�했지만요.)�<프랑스�=�인상/주의>입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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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는�예술은�따로�정의할�수�없고�비평가가�‘인상’적으로�느꼈으면�

모두�예술적이라고�생각하는�것이기에,�<낡고�바랜�신발�→�바쁘고�조급

한�현대인>이든,�<낡고�바랜�신발�→�편안함과�여유>이든�아무런�상관이�

없습니다.�

24. 피카소의 게르니카 에 대해 <보기>의 A는 ㉠의 관점, B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적 사건의

참상을, 울부짖는 말과 부러진 칼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맥락/주의�비평입니다.�작품이�창작될�당시의�‘맥락’을�고려했는

지�봅시다.�‘1937년’으로�시작하는�것으로�보아,�당연히�시대적�상

황을�고려하고�있음을�체크할�수�있어야�합니다.�<폭탄을�퍼부어�~�

상징적�이미지를�사용>은�하나도�중요하지�않습니다.�그냥�역사적�

사실을�반영했다는�점에서�맥락/주의만�떠올릴�수�있으면�됩니다.�

마지막�부분에�<전�세계에�고발�=�사회에�영향�미침>으로�생각할�

수�있어야�하구요.�물론�생각나지�않아도,�정확히�맥락주/의�부분으

로�돌아가서�<전�세계에�고발�=�사회에�영향�미침>이라는�것을�판

단만�할�수�있으면�됩니다.

B : 뿔 달린 동물은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그 속

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

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인상/주의�비평입니다.�무엇을�느꼈든�상관�없습니다.�그냥�비평

가가�느낀�그대로를�서술한�것이기에,�우리가�따로�생각할�거리가�

없네요.�<고통과�좌절감에서�희망을�갈구한다>고�생각한�것은�비

평가의�생각일�뿐,�우리와�아무런�상관이�없습니다.�맥락을�고려했

다고도�생각하면�안�됩니다.�그냥�비평가가�작품만�보고�생각과�느

낌을�표현했을�뿐이니까요.

①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겠군.

→�맥락/주의이죠?�<역사적�정보�=�맥락>입니다.

②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이미�잡고�넘어온�정보입니다.�하지만�<작품이�사회에�미치는�효과>라

는�정보를�기억하고�있을리�없기에,�실전적으로�따지면�지문으로�돌아가

서�<작품이�사회에�미치는�효과>가�있는지�찾기만�하면�됩니다.�<전�세계

에�고발>한�것이�작품이�사회에�영향을�미친�것은�맞으니까요.

③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작

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겠군.

→�<작가의�심리적�상태�=�맥락주의�=�인상주의X>입니다.�<보기>�해석

할�때�말씀드린�것처럼,�인상/주의는�그저�비평가가�느낀�인상일�뿐입니

다.�작가가�어떤�감정이었든,�당시�역사정�배경이�어떻든,�형식이�어떻든�

아무런�상관이�없습니다.�비평에�우울,�고통,�좌절�등이�써�있다고�해서�낚

이면�안�됩니다.�말�그대로�그럴듯한�선지이며,�낚인�분들은�평소에�국어

를�풀�때도�뇌피셜로�풀고�있을�가능성이�높습니다.�‘그치그치�그럴�수�있

지!’하고�말이죠.�비판적으로,�논리적으로�푸셔야�합니다.

④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의 주

관적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겠군.

→�<비평가의�주관적�인상�=�인상주의>입니다.�위에서�다�설명했죠?

⑤ B에서 ‘희망을 갈구하는’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

운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겠군.

→�<비평가의�자유로운�상상력�=�인상주의>입니다.

25.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인 것은?

① ⓐ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前提)해야 한다.

② ⓑ :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時期)이다.

③ ⓒ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④ ⓓ : 이 소설은 사실을 근거(根據)로 하여 쓰였다.

⑤ ⓔ : 청소년의 시각(視角)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어휘는�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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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

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 행정/주체>라네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니,� 행정을� 하는� 주체라서� 행

정/주체인가�봅니다.�이러한�행정�주체가� <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

나�국민에게�의무를�부과하는� =�행정�규제>는�국회의�법에�따라야�

한다고�하는군요.�일단� <권리를�제한하고,�의무를�부과하니까�충분

히�행정� /� ‘규제’>라고�할�수�있겠네요.� 행정/주체가�국민을�규제하

니까� 행정/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네요.� 납득을� 해� 봅시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에,� 당

연히�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하지�않고� 국민을�

규제할�수는�없잖아요?�

글의�주제를�잡으려고�계속�노력해야�합니다.�주제는� ‘행정’에�관련

된�것일�듯�하네요.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행정부나�지방�자치�단체와�같은� =�행정�

/기관>이라고� 수식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 행정/주

체와�크게�다를�게�없죠?�간단히�납득�하시고..� 이러한� <행정/기관

이�제정한� 법을� =� 행정/입법>이라고� 하네요.� 행정/기관이�입법� 했

으니까� 행정/입법이겠죠?� 윗� 문장에서도,�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도�

입법은� ‘국회’가� 한다고� 쓰여있는데� 갑자기� ‘행정’이�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이라는� 행위에� 대해� <국회� vs� 행정>의� 태도를�

취할�수�있어야�합니다.�입법이�상위개념이고,�그�속에�국회와�행정

이�있는데,�그� 둘의� 관계를�어떻게�파악해야�하는지�따져야�한다는�

것이죠.�공통점,�차이점을�찾기�위해� ‘비교/대조’�해주셔야�합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드론,� 첨단�기술,� 상황�변화에�즉각�대처,�개별적�상황>을�반영해

야�하는�규제가�행정/규제네요.�간단히�말해서�예외적인�상항에�대

해�행정/입법이�시행된다는�것입니다.�드론�등을�모두�외울�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잘� 독해하셨다면,� <국회� =� 일반적인�상황>,� <행정

입법� =� 예외적인� 상황>임이� 잡혀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는�

것에�비해�행정/기관이�빠른�행정/규제를�위해�입법하는�것이�좋다

는�것이죠.�예외적인�상황은�항상�중요한�것�아시죠?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여기서의� <이러한�사항� =�예외>이죠?�위에서�이미�다뤘습니다.

2문단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항상� 윗문단의� 마지막� 부분과� 엮어서� 읽어야� 하는� 것� 아시죠?� 유

기적으로� 독해해야� 합니다.� 앞� 문단에서� 다룬� 행정/입법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네요.�

하나하나� 설명해줄� 것을� 기대하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또한,� 행정

입법이�상위개념이고�그� 아래에�이� 세� 가지� 유형이�있다고�생각해

야�합니다.� 따라서� 항상� 하던� 것처럼�이� 세� 가지� 유형을�의식적으

로� ‘비교/대조’�하려는�생각을�해야�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규제�사항에�관한�법률� =�국민을�제한하는�법률>로�읽을�수�

있어야� 하고,� 이� 법률의� 제정을� 행정부에� 맡길� 수� 있다네요.� 앞에

서부터� 계속� 행정/입법을� 다루고� 있으니,� 행정부의� 입법행위는� 당

연하게�여겨져야�합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국회가� 위임해서� 제정된� 행정입법� =� 위임/명령>이네요.� 국회가�

위임을�명령했으니,�위임/명령인가�봅니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

누어진다.

제정/주체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겠죠?� 그� 주체는� 당연히� ‘행정’� 소

속일� 것이구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

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세부정보이기에�물어보거나� 아래에� 같은� 정

보가� 반복되면,� 그� 때� 올라오면� 됩니다.� 일단� 핵심정보인� <위임명

령,�행정규칙,�조례>에�더�집중합시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두 국민에게�적용되니까,� <입법예고,� 공포� =� 절차>를� 거쳐야�한

다네요.� 너무� 당연합니다.� 1문단에서도,� 국민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법률을� 근거로� 했었죠?� 마찬가지로� 2문단에서

도�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법을� 예고하고,�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정보로� 보지� 마시고,� 납득을�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주면� ‘당연히’�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

를�거쳐야�하죠.�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위임/명령은� <입법부� =�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 =� 입법>을�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 위임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네요.� 이것도�당연하죠.�위임/명령�자체가�행정/입법이고,�행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입법부가�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

니다.�이런�문장�하나하나를�정보로�보면�안�되고,� 문장�자체를�앞

에서� 나온� 정보랑� 유기적으로� 엮어서� 이해해야� 해요.� 해봤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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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는�정보가�행정/입법밖에�없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문장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읽어줄�생각을�해야�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세� 번� 읽었어

요.�수식된�정의가�있으면,�빼내서�따로�이해해주고�그렇게�이해한�

것을�바탕으로�엮어서�생각해야�하는�것이죠.

일단� 쉬운� 정보부터� 잡고� 갑시다. (S-V)�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

권� 분립� 원칙에�어긋난다네요.� 포괄적� 위임이� 뭐길래�삼권� 분립에�

어긋나는지를�생각해야겠죠?� 행정부와�입법부의�역할이�정확히�안�

나눠졌나� 봅니다.�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 =� 행정/규제를�

위한� 근거� 법률이겠죠?� 국민의� 규제를�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고� 했으니까요.>� 이�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정하지�않은�채� =�위임/명령은�예외�상황에�행정부가�입법

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위임/명령이� 법을� 제정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네요.>�

즉,� 근거�법률이�어떤�범위를�행정/주체한테�정해줘야�그것을�바탕

으로�행정/주체가�위임/명령� =�입법을�수행하는데,�법률이�그�범위

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포괄적� /� 위임>이� 되

는� 것이죠.� 범위를�정하지�않았기에,� 포괄적으로�행정/주체가�법을�

제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위임

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행정/주체가� 입법할� 수� 있기에� 삼권�

분립에�저촉되는�것입니다.�국회가�위임을�해줘야�정당화되니까요.

엄청나게� 깊은�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 문장입니다.� 저� 정도� 생각은�

당연히�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공돌이인� 제가� 한�

생각은� <법률이� 범위를� 정해주지� 않음� =� 국회가� 안� 정해줌� =� 그

러니까� 포괄적� 위임임� =� 문제>� 이�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입법� 자체가� 예외라는� 것이고,� 앞� 문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행정/입법은� 국회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

지만�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이� 내용의� 변질� 없이�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독해라고� 생각합니

다.� <근거� 법률� =�국회>라고�재진술하고�그것을�바탕으로�행정/주

체가� 국회의� 위임없이� 위임/명령� =� 입법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라

고�생각해야�한다는�것이죠.�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

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재진술을� 해줬습니

다.� <재진술� =� 이해� 못했으면�이거� 보고� 이해해라� =�즉,� 곧,� 다시�

말해,� ~것이다.� 등의� 표시>� 이런� 표시가�있으면�꼭� 앞을� 이해했는

지�확인하세요.�앞�문장�이해�못�했으면�이�문장으로�이해합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 =� 국회가�위임‘한’� 행정� 규제� 사항� =� 이�

사항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입법을� 할� 예정>,� 이때� 이� 행정� 규

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 =� 앞� 문장에서� 나온�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 =�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했다면� 이러

한�재진술이�쉽게쉽게�되어야�합니다.� 앞� 문장만�봤을� 때는� 못� 이

해했어도,� 이� 문장을� 보고서는� 결국� 행정/입법도� 어느� 정도� <국회

의�권위� 아래서�이루어져야�한다는�사실>을� 이해해야�한다는�것이

죠.� 위임/근거/법률의� 내용으로부터� 행정/규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임/근거/법률이� 행정/입법을� 통한� 행정/규제�

사항보다�큰�개념이라는�거니까요.�

쉽게� 다시�정리해보면,� 행정/규제� 사항에�대해서�행정/주체가�입법

을� 할� 때,� 그� 법의� 내용을� 위임/근거/법률로부터� 대충� 알� 수� 있어

야�한다는�것이죠.�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앞� 문장에�따르면,� 행정/주체가�행정/입법을�할� 때,� 기본적으로�국

회가� 위임한�범위� 내에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이� 문

장을� 보니,�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 행정/주체가� 규제하는�

것이� 유리할수록>� 위임� 근거� 법률의�위임� 범위가�넓어진다고�합니

다.� ‘당연하죠.’� 애초에�행정/입법�자체가�예외�상황이고,�더욱더�예

외� 상황으로� 갈수록� 국회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힘들기에� 행정/

주체가�그�일을�처리해야�하니까요.�행정/주체가�입법을�통해�규제

해야�할�사항의�범위가�커지는�것입니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

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신호라고� 했죠?� 추가정보일� 가능

성이� 높습니다.� 집중하세요.� 지금까지는� 위임을� 해줘야� 한다는� 얘

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네요.� 어찌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

의�위임�근거�법률의�범위�안에서�놀아야�한다는�얘기죠.�

이� 문장을�읽을� 때,� 이제는�너무� 당연하게�납득해야�합니다.� 행정/

주체는�위임된�범위�안에서만�행정/입법을�시행해야�하니까요.� <어

구의�의미를�확대하거나�축소� =�범위를�벗어남>이랑�같은�말인�건�

기본적이죠?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여기서의� <이러한�제한� =�위임�근거�법률의�범위>입니다.�제발�지

시어는� 계속� 잡아주세요.� 범위를� 벗어나서� 행정/입법을� 통해� 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밖에�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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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

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의� 일부였죠?�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위임

명령과의�공통점�혹은� 차이점을�잡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행정/

규칙은� 행정부의� 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입법인가� 보네요.� 고시나�

예규� 등은� 위에� 나온� 대통령령�등과� 같이� 세부적으로�나눠진�정보

이므로�물어보거나�한�번�더�나오면�올라오도록�합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

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

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민에게�직접�적용되지�않기�때문에!!� 위임/명령이랑의�큰�차이점

이� 나왔네요.� 위임/명령은�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위임

이�있어야�했지만,�행정/규칙은�행정부의�사무�처리에�대한�규칙이

기� 때문에�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네요.�당연히� <국민에게�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위임이든,�절

차든�필요가�없는�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

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이런�행정/규칙도�행정/규제�사항에�대해�법을�제정하는�경

우가� 있네요.� 당연히� 문장에� 써진� 것처럼� 예외입니다.� 원래� 행정/

규칙은� 일반�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입법이�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과� <절차>가�

필요해지겠지?’하고�말입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

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

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역시� ‘위임’되네요.� 다만,� 그�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클�경우에는�제정�주체‘만’� 위임됩니다.�첨단�기술과�관련성이�매우�

크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입법

의�유형>과� 같은� 구체적인�범위의�위임이�이루어지지�않을� 가능성

이� 높겠죠.�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위

임은�하지만�제정� 주체만�위임을�하고�입법�유형은�지정되지�않으

면� <고시나� 예규� =� 행정/규칙>을� 통해� 입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임/명령보다�더�자유로운�경우인�것이죠.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

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 =�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큰� 사항

에� 대해� 행정/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의� 행정/입법� =� 위임/명령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절차>도� 필요해질�

거라고� 예측했던� 것과� 달리,� 여전히� 절차는� 안� 거쳐도� 되네요.� 일

반적인� 행정/규칙� 상황과� 같습니다.� 위임/명령에서의� 행정/입법의�

상황과도�같은�경우구요.

4문단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조례가�나오네요.� 긴장하고�앞에서�나온� <위임명령>과� <행정규칙>

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잡기� 위해� 열심히� ‘비교/대조’해야� 합니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법을� 제정하는�행정/입법이네요.� 여기서�지방�

의회는� 행정/주체일� 것이구요.� 지방� 의회가� 지정하니까� 당연히� 지

역의�특수성과�지역의�사안에�대해� 적용되겠죠?�이� 정도는�쉽게쉽

게�납득하실�수�있어야�합니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대놓고� 차이점을� 명시해줬네요.� <위임명령,� 행정규칙>은� 국가,� �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라는�점에서�다르답니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너무너무�당연한�얘기를�하고�있습니다.�앞에서�집중했다면,�이� 부

분에는� 정보가� 없어요.� 행정/규제� 자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위임/명령과� 행정/규칙

의�예외적인�경우에서�법률의�위임이�있어야�했었죠?�조례도�그냥�

마찬가지일�뿐입니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

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포괄적� 위임을� 보면서� ‘범위

를�위임해주지�않았던�거였지?’하고� 기억나야�합니다.� 엄청� 특이하

네요.� 어쨌든� 위임/명령과의� 차이점을� 잡아야� 합니다.� 더� 잘하는�

친구들은� 행정/규칙의� 예외적인� 경우랑도� 차이점을� 잡아주면� 좋구

요.� 하지만� <법률이�사용한�어구의�의미를�다르게�사용할�수� 없음�

=� 범위를� 넘길� 수� 없음>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위임명령과� 포괄

적� 위임의� 부분은� 다르고,� 근거� 법률의� 해석에� 대한� 측면에서는�

같은�자세를�취하네요.�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위임/명령과의� 공통점이� 또� 나왔네요.� 행정/규칙하고는� 차이점이�

되겠구요.� 조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정/규칙의� 예외적

인� 경우와� 다르게� 첨단� 기술과� 관련이� 엄청� 크다는� 등의� 서술이�

안� 나왔기에�당연합니다.�일반적인�행정/입법의�경우이므로�특정한�

절차가�있어야�하는�거죠.

어려운�지문이지만,�아주�근본적인�사실을�1문단에서�잡았다면�쉬워지는�

지문입니다.�행정/규제는�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것이므로�국회의�법률

에�근거해야�하고,�행정/입법은�규제를�위한�예외적인�상황이라는�것이

죠.��따라서�행정/규제를�위해�행정/입법을�해야�한다면,�기존�법률에�근

거해야�하는�것이구요.�그�법률에�근거할�때도,�정해준�범위를�넘지�않아

야�하는�것은�너무너무�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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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크게�봐도�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나뉘죠?�‘지방’이�있다는�사실로�풀

어내면�되는�선지입니다.�물론�대통령,�총리�등이�있겠지만�저걸로�푸는�

것이�제일�확실하고�실전적입니다.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

성을 반영한다.

→�모두가�틀렸네요.�개별적�상황과�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는�것은�마지

막에�읽었던�‘조례’입니다.�이�정도는�지문으로�돌아가지�않고도�해결�가

능해야�합니다.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역시�모두가�틀렸습니다.�행정/입법�중에서도�행정/규칙은�국회의�위

임�없이�행정/입법을�시행하죠?�행정/규칙�중에서도�첨단�기술과�관련성

이�높은�것과�같은�예외적인�경우의�행정/규제에�관해서는�국회의�위임이�

필요하지만요.�애초에�일반적인�행정/규칙은�행정/규제가�아니기에�상관�

없습니다.�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조례는�포괄적�위임이�금지되어�있지�않습니다.�행정/입법의�각�법령

의�공통점과�차이점을�끝까지�잡아내셨다면�쉽게�풀어낼�수�있겠죠?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행정/입법의�목적�그�자체입니다.�아주�쉽지만�아주�중요한�선지이죠.�

행정/입법을�하는�이유�자체가�국회보다�특정�사안들에�대해서�빠르게�대

응할�수�있기�때문입니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문제는�주관식으로�미리�답을�내놓고�시작해야�합니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여기서의�<이러한�제한>이�무엇인지�살피고,�이러한�제한을�왜�위반하면�

안�되는지�먼저�생각한�후에�선지로�가서�빠르게�답만�체크해야�합니다.�

이�문장의�<이러한�제한�=�법률의�위임�범위>를�뜻합니다.�따라서�행정/

규제의�사안에�대해�범위를�넘어서는�행정/입법을�하게�되면,�행정/규제�

자체가�국회가�제정한�법률에�근거한�것이�아니라�행정/주체�마음대로�한�

것이기�때문에�효력이�없을�수밖에�없습니다.�법률에�근거한�것이�아니라

고�정확한�워딩을�만들지는�못해도,� ‘범위를�넘었기�때문에’라는�생각은�

꼭�할�수�있어야�합니다.� ‘범위를�넘어서�효력이�없다.’라는�서술과�가장�

근접한�선지를�골라내는�것도�실력입니다.

수업�때도�항상�이러한�추론�문제의�풀이는�꼭�그�지점의�근처에서�답이�

나온다고�2017학년도�9월�모의평가�칼로릭�지문에서도�얘기했고,�N제�

수업을�하면서도�얘기했습니다.�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전적으로�풀어봅시다.�<위임�근거�법률의�범위를�넘었다.�=�법률의�

범위를�넘었기에�법률의�근거�없이�행정/입법을�한�것이다.>라는�생각을�

해야�합니다.�위임/명령이�애초에�행정/규제와�관련된다는�사실은�알고�

있어야�하구요.�정확하게�푼�것은�아니지만,�이렇게라도�답을�찍을�수�있

어야�합니다.�

이제�정확하게�풀어보자면,�1문단에�행정/규제는�국회가�제정한�법률에�

근거해야�한다고�써�있습니다.�따라서�위임/명령도�국회가�제정한�법률에�

근거해서�위임을�받는�것이고,�그�위임�범위�내에서�행정/규제를�해야한�

것입니다.�그런데�범위를�넘어서�행정/규제를�하게�되면,�행정/주체는�국

회가�제정한�법률을�근거로�국민을�규제하지�않은�것이�됩니다.�2문단의�

중간에서�행정/주체가�국회가�행정/규제의�범위를�정해주지�않는�포괄적�

위임을�받아서�행정/규제를�하는�경우,�삼권�분립�원칙에�위배되는�것과�

비슷한�거죠.�

결국�1문단에서�행정/규제는�국회가�제정한�법률에�근거해야�한다는�것

은�예외적인�상황에서의�행정/입법이라도�국회의�법률에�근거해서,�위임

을�받고,�그�범위를�지키는�상태에서�행해져야�한다는�것입니다.�국민에

게�영향을�미치기�때문이죠.�그래서�행정/규칙의�일반적인�시행은�법률에�

근거하지�않아도,�국회의�위임을�받지�않아도�되는�것입니다.�국민을�직

접적으로�규제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죠.�이�사실만�이해하고�나면�사실�

이�지문은�아주�쉽게�뚫립니다.�모든�행정/입법의�사항이�하나의�원리�안

에서�돌아가기�때문이죠.�이�포인트를�중심으로�다시�복습해보시길�바랍

니다.�꼭.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범위를�넘어서가�문제였지,�애초에�범위를�정해주지�않아서�생긴�문제

가�아닙니다.�포괄적�위임은�위임�근거�법률이�정해준�범위를�넘어서�생

기는�문제가�아니라,�행정/규제에�관련된�사항임에도�불구하고�위임�근거�

법률로부터�범위�자체도�부여받지�못한�행정/입법�행위에�생기는�문제입

니다.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반영하기�위해서�위임/명령과�같은�행정/입법을�하는�거였죠?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위임명령이�권한을�위임한�것은�맞지만,�그�범위를�지키지�않아서�생

기는�문제입니다.�권한을�위임하는�것은�당연합니다.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

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구체적인�상황이�아닙니다.�예외적인�상황에�대한�입법이므

로..�그냥�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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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

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일반적인�경우에�대해�묻고�있습니다.�일반적인�경우는�국민에게�영향

을�미치지�않기�때문에�법률의�위임을�받을�필요가�없습니다.�27번의�2번�

선지에서�상세하게�설명한�것이�그�이유입니다.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

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일반적인�경우입니다.�일반�경우에게�직접�적용되지�않기에�법률

의�위임이�필요하지�않았습니다.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

르지 않는다.

→�예외적인�상황입니다.�행정/규제는�분명히�국민에게�영향을�주는�행위

기�때문에�제정�절차를�따라야�합니다.�하지만�또다시�예외적으로�행정/

규칙을�통한�행정/규제는�위임/명령의�경우보다�예외적이고,�첨단�기술�

등에�관련성이�높기�때문에�제정�절차를�따르지�않아도�된다고�납득했었

습니다.�예외�속�예외네요.�가장�어려운�경우죠.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역시�예외적인�경우입니다.�행정/규제�사항을�규정하므로�위임�근거�

법률의�위임을�받아야�하는�것은�당연합니다.�하지만�정말�예외적인�사항

이므로�위임�근거�법률의�위임은�행정/입법의�제정�주체만�정해줘도�상관

없습니다.�자세한�유형은�행정/주체가�정해도�되는�것이죠.�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④번�선지의�해설에서�언급한�것처럼,�행정/규제�사항에�대해�행정/규

칙을�통한�행정/입법은�그�제정�주체만�위임을�받아도�됩니다.하지만�위

임/명령은�행정/규칙의�경우와�같이�완전�특수한�경우가�아니기�때문에�

행정/입법의�대강을�위임�근거�법률에서�예상할�수�있을�정도로�간섭을�

많이�받습니다.�행정/규칙의�경우와�비교하면,�행정/입법의�유형까지도�

간섭을�받는�것이죠.�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가�대통령령인�것으로�보아�위임/명령임을�알�수�있습니다.�㉮

에�따른�사항이므로�㉮가�위임�근거�법률이�되겠네요.�위임/명령

인�㉯가�행정/규제를�하기�위해�위임�근거�법률인�㉮로부터�위임

을�받았다고�생각하면�되겠습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 지방 의회에

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위�법률이�㉮이므로,�㉮에�의한다는�것으로�보아�㉰도�위임�근거�

법률의�영향을�받고�있군요.�따라서�행정/규칙은�아니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구체적인�부분까지�간섭을�받으니까요.�㉰를�보

니�‘지방’�의회에서�제정한�법령을�따라야�한다는�것을�보아�조례

인�것�같네요.�

위임/명령과�조례의�공통점,�차이점에�주의해서�문제를�풀어야

겠죠?�물어볼�것이�그것밖에�없으니까요.�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

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보기>는�항상�지문을�바탕으로�해야하죠?�현수막에�적용되는�

행정/규제의�내용이�무엇인지,�그렇다면�행정/규제를�위한�행정/입

법이�위임/명령일지,�행정/규칙일지,�조례일지�아래�회신을�통해�

파악해야겠네요.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

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에�대한�구체적�내용이�아니라�대강의�내용을�알�수�있죠.�구체적�내

용이�모두�㉮에�있다고�하면,�굳이�㉯를�통해서�행정/규제를�할�필요가�없

죠.�그냥�㉮로�하면�되지.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

져 위임을 받았겠군.

→�㉯는�당연히�위임�근거�법률인�㉮로부터�법률�제정�범위가�정해졌을�

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제16조가�아니라�제3조의�영향을�받은�범위롷�

정해졌겠죠?�그럴듯하고,�아무�생각없이�예민하게�판단하지�않으면�틀릴�

문제입니다.�꼭�선지�판단을�할�때는�예민하게�한�글자,�한�글자를�살펴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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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는�위임/명령이고�㉰는�조례이죠?�둘�다�입법예고,�공포와�같은�절

차를�거쳐야�한다고�써�있습니다.�둘�다�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행정/규

제이기�때문이죠.�행정/규칙의�경우는�매우�예외적인�경우였구요.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먼저�실전적으로�풀어봅시다.�㉯와�㉰�모두�위임�근거�법률에�사용된�

어구의�의미를�다르게�해석하면�안�되므로�같다고�판단할�수�있습니다.�

실전에서는�이렇게�푸는�게�효율적이에요.

하지만�확실하게�분석하면서�이�선지의�논리�관계를�배워가시길�바랍니

다.�㉯와�㉰�모두�위임�근거�법률이�되는�㉮의�워딩을�왜곡하거나�과장하

여�해석하면�안�됩니다.�축소하거나�확대해도�안�되죠.�즉,�㉮에�쓰인�어휘

의�의미를�그대로�사용하여야�한다는�것이죠.�그런데�㉮의�제3조이든,�㉮

의�제16조이든�결국�㉮에�속해있고,�㉮에서의�‘광고물’의�의미는�달라지

면�안�됩니다.�따라서�㉮의�영향을�받는�㉯와�㉰는�모두�‘광고물’의�의미를�

다르게�쓰면�안�되는�것이고,�㉯와�㉰에�쓰인�‘광고물’의�의미는�같을�수밖

에�없습니다.�㉯와�㉰는�서로�다른�조항의�영향을�받지만,�결국�제3조와�

제16조�모두�㉮에�속한다는�사실을�아셔야�합니다.�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와�㉯의�위치를�바꾸면�적절한�선지가�되겠네요.�㉯는�대통령령이

자,�행정부의�행정/입법이기�때문에�모든�국민이�영향을�받을�수밖에�없

습니다.�그에�비해�㉰는�조례라서�지방만�영향을�받겠네요.�

애초에�1문단에서�행정/주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나눴다는�사실

을�아셨으면�좋겠네요.�위임명령과�행정규칙은�국가가,�조례는�지방�자치�

단체가�한다는�것이죠.

정말정말�어려운�지문이고,�배워갈�점이�너무나도�많은�지문입니다.�

이�지문의�포인트는�결국,�1문단에�나온�<행정�규제는�국회가�제정한�법

률에�근거해야�한다.>입니다.

애초에�근본적으로�예외적인�경우인�행정�입법을�통한�행정�규제의�경우

는�간접적으로�국회가�제정한�법률의�영향을�받는�것이고,�나머지�일반적

인�경우는�직접적으로�국회가�제정한�법률의�영향을�받는�것일�뿐입니다.

저�하나의�논리가�지문�전체를�관통하고�있다는�사실을�아신�후에,�다시�

지문을�분석하시면�평가원의�치밀한�논리에�감탄할�수밖에�없습니다.

꼭�철저하게�복습하셨으면�좋겠습니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나타내기

② ⓑ : 드러내어

③ ⓒ : 헤아릴

④ ⓓ : 마주하기

⑤ ⓔ : 달라진다

→�어휘는�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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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

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심청전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심청전� 얘기가� 맞네요.�

공양미�삼백�석이�필요해서�인당수에�몸을�던지겠네요.�

줄거리는� 아니까� 주인공과� 등장인물� 간에� 일어나는� 사건과� 정서에

만�주목하면�됩니다.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뱃사람들이�공양미를�보냈네요.�심봉사�눈이�떠질리가�없죠?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봉사가�깜작�놀랐네요.�정서�체크해줘야�합니다.� 삼백�석을�어디

서� 났는지� 모르는� 눈치네요.� 줄거리가� 쉬울수록� 기본적인� 것들에�

더�집중해줘야�합니다.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랴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심청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심봉사와� 심청이� 사이에� 일어나는� 사

건�중에�하나이니,� 집중해줘야�합니다.� 집중해서�읽을�부분과�읽지�

않을�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히� 흘려서� 읽어도� 되는� 부

분이�있어요.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쭌즉 쌀 삼백 석을 내

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어떤� 거짓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얻은� 경로에�

대해� 거짓말을� 하네요.� 몸을� 팔아서� 얻은� 게� 아니라� 수양딸이� 되

어서�삼백�석을�얻었다고�합니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

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

단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

랴.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봉사는� 다행히도� 좋게� 생각하네요.� 여기서�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형제가�벼슬길에�나아갔으라라.>라고�써진�문장은�세부정보기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청이와� 심� 봉사� 사이에서� 일어나

는� 사건에� 주목하면� 되지,� 장승상댁� 노부인의�아들이� 벼슬길에�나

아간�건�하나도�중요하지�않습니다.�

제발� 고전소설�읽을�때는�주목할�부분과�주목하지�않아도�될� 부분

을� 나눠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와� 같은� 문장이� 중요합니다.� 반겼다잖아요.� 심청이의� 거짓말

에�대한�심�봉사의�정서이므로�주의�깊게�읽어줘야�하는�것입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

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

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식음을�전폐하고�근심>으로�지냈다네요.�심청이의�정서입니다.�아

버지�못�보고�죽을� 일이�막막한가�보네요.� ‘심청이가�물에� 빠져� 죽

는� 사건’에� 대한� 심청이와� 심� 봉사의� 정서에� 집중합시다.� 매우� 걱

정하고�있네요.�하지만�다시�다짐하고�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흘려� 읽지� 말고�

심청이의�심정을�잡으세요.�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상침 겹것,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

여 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

고, 행선 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

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쏘냐.

이런� 부분을�정말� 빠르게�읽어야�합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를�챙

기는�심청이의�모습>정도만�잡으면� <춘추�의복� ~� 동절� ~� 청목� ~�

망건� ~� 행선>� 따위는� 그냥� 넘겨도� 됩니다.� 물어보면� 돌아오면� 됩

니다.� 절대로� 저런� 걸� 낼� 리가� 없지만요.� 정보� 자체를� 내는� 게� 아

니라� ‘심청이의� 행동을� 묘사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선지를� 내겠

죠.�화작과�같습니다.�세부정보는�세부정보�자체가�중요한�것이� 아

니라,�세부정보를�어떤식으로�제시했는지가�더욱�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심청이가� 한숨을� 쉬는� 부분만�강하게� 읽으면� 됩니

다.�적절한�강약조절과�속도�조절이�실전에서�가장� 중요합니다.� 빨

라진� 속도를� 늦추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느려진� 속도를� 빠르

게�해서�필요�없는�부분을�넘기는�실력이�필요합니다.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

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심� 봉사의� 신발을� 지으려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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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슴이�답답� ~�부친이� ~�손발도�만져�본다.>는�모두�세부정보입

니다.� 우리는� 그냥� 심청이가� 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한다는�핵심정보만�잡으면�돼요.

(중략)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

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

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레라 백발은 소소

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

가물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황후’라는�새로운�인물이�나오네요?�어떤�역할을�가지고�있는�

인물인지�집중하면서�읽어야�합니다.�심�봉사와�관련�있는�인

물인가� 봅니다.� 심� 봉사가� <겁>을� 낸다는� 사실은� 심� 봉사의�

정서기에�집중해줘야�합니다.�

황후가� ‘부친의�얼굴’을�떠올리려�하는�것으로�보아�맥락상�황

후는� 심청이가�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읽지� 않아도� 심청

전을�알면�대충�예측할�수�있습니다.�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

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

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

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

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

게 남경 선인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

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

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

으니 죽여 주옵소서.”

심봉사가� 슬프다는� 사실은� 당연히� 체크해주셔야� 하고,� 그� 다

음에� 나오는� <아무� 연분에� ~� 동냥젖을� 얻어먹여>까지는� ‘가

난’이라는� 키워드로� 퉁� 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서� � 심� 봉사와� 만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기�때문입니다.�

<요망한� 중� ~� 인당수에� 제물>까지� 역시도� 그냥� (중략)� 전의�

사건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

려�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부

분에� 나오는� 심� 봉사의� 원통함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황후와�만나서�자신의�원통함을�털어� 놓는� 사건이�가장� 중심

이�되는�이야기이니까요.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

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

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청이� 역시� 슬퍼합니다.� 심� 봉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뛰어� 내려와

서�자신이�심청이임을�밝히네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짝짝’ 까치 새끼 밥 먹이

는 소리 같더니, 뭇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이라.

심� 봉사의� 눈이� 드디어� 뜨였습니다.� ‘눈이� 떠짐’이라는� 사건이� 핵

심정보입니다.�그�과정에서�나오는� <딱지�떨어지는�~�희번덕�~�천

지개벽이라.>는�모두�세부정보입니다.�심�봉사�눈이�떠지면서�주변

에� 있는� 맹인들의� 눈이� 모두� 떠졌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문제

를� 낸다고� 해도,� 청각적으로� 묘사되었다느니,� 비유를� 사용했다느

니..� 어떻게� 세부정보를�표현했는지에� 대해서만�나올� 것입니다.� 절

대로�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은지� 아닌지� 선지에서� 물어볼�

리가�없습니다.

-작자 미상, 심청전 -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뱃사람에게�팔려가는�사건이�거짓말로�감추려고�했던�사건이었죠?�당

연히�확인할�수�있습니다.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

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거짓말을�했을�때�드러나는�생각으로�움직여서�확인만�하면�됩니다.�

지문에�명시적으로�근거가�존재할�거라는�믿음을�버리지�마세요.�선지만�

보고�‘음...’�하고�고민한다고�아무것도�해결되지�않습니다.�<어찌할�수�없

는�형편이라>라고�정확히�㉠�앞에�쓰여�있습니다.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

장하는 인물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나오는�거짓말에�등장하는�인물은�‘장승상’입니다.�역시�마찬가

지로�거짓말�전�후를�살펴서�심봉사가�낯설어�하는지�아닌지만�체크하면�

됩니다.�<그�부인은�일국�재상의�부인이라>라고�정확히�써�있네요.�그�뒤

에�있는�삼�형제에�대한�얘기도�아는�걸로�봐서�절대로�낯선�사람일�수가�

없겠네요.

④ ‘심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란이�되었던�선지입니다.�거짓말에�대한�심�봉사의�대답에�<이상하

다만은>이라고�써�있어서�의심한�것�아니냐?�하고�이의제기가�있었기�때

문입니다.�하지만�여기서�‘이상하다’라는�말은�맥락상�장승상댁의�수양딸

로�심청이가�팔려간�것이�<도리에�어긋난다.>,�<이치에�맞지�않는다.>라

는�뜻이지,�팔려감�자체를�‘의심’하는�것이�아닙니다.�자신의�뇌피셜을�넣

기�보다�‘맥락’을�고려한�해석을�통해�판단해주세요.�분명히�심봉사의�발

화�전에�<물색�모르고�이�말�듣고�반겨>라고도�써�있고,�그�후에�<어,�그�

일�매우�잘�되었다.>라고도�써�있습니다.�극단적으로�말해서,�선지는�절대

로�뇌로�판단하는�것이�아닙니다.��‘눈’으로�판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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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애초에�심청과�심�봉사는�갈등이�없습니다.�있지도�않은�갈등을�해소

한다니요.�이런�부분을�묻는�선지는�한두�번�나온�게�아닙니다.�그러니�꼭�

연계기출을�풀어보시길�바랍니다.�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

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들어가는�과정을�묘사했는지,�안�했는지�자체도�애매하긴�하지만�두�

사람이�동일한�감정을�느끼고�있다는�것은�완벽한�개소리입니다.�<상궁

이�명을�받아�심봉사의�손을�끌어>,�<걸음을�못�이기어�별전에�들어가�계

단�아래�섰으니>라고�구체적으로�써�준�것을�통해�‘묘사’라고�판단해도�되

지만,�실전에서는�저런�세부정보의�표현보다,�<심봉사�–�겁>ㆍ<황후�–�반

김,�의심>이라는�정서만�잡고�풀면�됩니다.�

② ‘심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처자�있으신가?>라는�질문을�했죠?�그에�대한�답변을�듣고�심�봉사

가�아버지임을�알아냈으니,�충분히�적절한�선지입니다.

③ ‘심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

급함으로써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부인과�일찍�사별하게�된�이유>???�부인�얘기는�나오지도�않았습니

다.�애초에�(중략)�이전이든,�이후든�핵심과�매우�먼�이야기에요.�돌아간

다는�생각도�없이�걸러야�합니다.�확실히�틀렸어요.

④ ‘심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

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심�봉사는�심청이의�거짓말에�속았었죠?�강요한�적이�한�번도�없습니

다.�이별하게�된�과정은�풀어냈지만,�심�봉사의��강요는�아니었죠.

⑤ ‘심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봉사’의 발

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

조하고 있다.

→�심�봉사의�얘기가�끝나기�전이�아니라�끝난�후에��딸임을�밝혔죠?�분명

히�누군가는�이렇게� ‘ㅈㄴ�쪼잔하게�물어보네’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맞죠.�평가원은�분명히� ‘세세한�내용일치’를�통해�여러분을�헷갈리게�할�

수�있습니다.�

하지만�황후가�자신이�심청이임을�밝히는�것은�(중략)�이후의�중요�사건

이기�때문에�집중했어야�할�부분이�맞습니다.�다만,�기억이�나지�않는다�

해도�[A]�마지막�부분�가서�빠르게�판단은�할�수�있어야죠.�선지�붙들고�

시간낭비�하는�게�아니라요.�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 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

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

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

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모순적�상황에�대해�다루고�있습니다.�효를�실천했더니�심청이는�

심�봉사�옆에�없고,�공양미�삼백�석을�갖다�바쳤으면�바로�눈을�떠

야�하는데�황후가�된�심청이와�만났을�때서야�눈이�떠졌으니까요.�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이별을�근심하긴�했지만,�<다시금�생각>하면서�결심했었죠?�<엎질러

진�물이요,�쏘아�놓은�화살이다.>하고�말입니다.�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

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효행으로�인한�모순적�상황�=�심�봉사가�혼자�남게�되는�것>을�걱정

해서�살아�있을�때�할�일을�한�것입니다.�사실관계상�틀리지�않아요.

③ 심청이 ‘어찌 아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지의�앞부분과�뒷부분이�같은�범주가�아닙니다.�<효행으로�인한�모

순적�상황을�걱정>한�것은�맞지만,�‘어찌�아니�눈�뜨리란�말을�듣고�그저�

있으리오.’를�말한�것으로부터�연상할�수�있지�않습니다.�심청이의�발언에�

따르면�선지의�뒷부분은�효행을�적극적으로�하려�하는�심청이에�대한�내

용이�나와야겠죠.�문학에서는�나름�어려운�선지가�맞지만,�제가�알려드렸

던�대로�답이�나오지�않을�때�P�→�Q�선지�분석을�해�봤다면�쉽게�푸셨을�

겁니다.�어려워봤자�이런�유형의�선지거나,�세세한�사실관계�판단밖에�없

습니다.�풀다가�막히면�절대�쫄지�마시고,�그냥�‘확인하기�ㅈㄴ�귀찮게�냈

네’라고만�생각하세요.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봉

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결말의�지연을�위해�설정된�모순적�상황�=�심청이가�죽었음에도�심�

봉사가�눈을�바로�뜨지�못한�것>이죠?�그에�대해�심�봉사가�원통함을�느

끼는�것은�당연합니다.�자책도�충분히�인정해줄�수�있죠.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

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극적인�양상을�띠게�된다고�나와�있네요.�심청이를�만나서야�

눈이�떠짐으로써,�모순적�상황을�통해�극적인�효과를�만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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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과학기술�지문의�원칙을�기억합시다.�앞에서�쏟아지는�정보량을�견

뎌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들

을�엮어가며�읽을�수�있어야�합니다.�

누가�봐도�병원체가�글의�주제임을�알�수�있네요.�병원체를� <세균,�

진균,� 바이러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차

이점이�있을지� ‘비교/대조’에�집중하며�읽어봅시다.�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

는 이중층이다.

갑자기�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포막과� 병원체가� 어떤�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텍스

트만� 따라가서는� 뚫어낼�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세포막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지,� 이중층인지�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랫부분을� 읽을� 때� 이� 문장의� 정보와� 연결지어지는� 것이�

있다면,�예를�들어� 지질이나�이중층�얘기가�나온다면,�중요한�정보

가�되는�거겠죠.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균과� 진균>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있습니다.� 둘� 다� ‘균’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한� ‘균’들은�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는�세포막�대신� <캡시드라는�=�단백질>이�있네요.�천천

히� 읽으면서� 정보를� 잡아내야� 합니다.� 정보가� 많아� 보이지만� 분명

히� 다음� 문단,� 다다음� 문단에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쓰일� 도구들이

니까요.� <병원체>가� 상위개념이고,� <세균과� 진균� vs� 바이러스>로�

나뉜� 것들이�하위개념입니다.� 하위개념�간의� ‘비교/대조’는� 수업� 때�

수십�번�얘기했죠?

별개로,� 세포/벽은� 세포/벽이니까� 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있고,� 세

포/막은� 세포/막이니까� 세포를� 바로�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

겠네요.�

또한� 누가� 봐도� 상상할�수� 있을� 만큼� 구조가�구체적으로�명시되었

으니까� 옆에� 간단히� 그리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든� 꽉� 붙잡고� 갑시

다.�상상할�수�있는�구조는�어떤�방식으로든�독해에�도움이�돼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

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에�따라�캡시드�바깥쪽이� <지질을�주성분으로�하는� 피막>

으로�덮인�경우가�있다고�합니다.�제가� <>� 표시�해놓은�부분을�보

자마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위에서� 세포에� 대

해� 설명할� 때도,� 세포막이� 지질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왔었죠?� 세포막은� <세균과�진균>에� 존재하고,� <지질을�주성분으

로� 하는� 피막>은� 바이러스에� 있기에,� ‘지질’이라는� 성분의� 존재를�

<세포막:� 세균과� 진균,� 피막 :� 바이러스>라고� 공통점을� 잡아줘야�

합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한편’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수업� 때� 계속�

강조했었죠?� 병원체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이

어지는데,� 이� 문장은� ‘포자’라는� 다소� 뜬금없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진균과� 일부� 세균>이� <포자>를� 만든다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와의�차이점>이라고�읽을�수�있겠네요.�

2문단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항(抗)미생물 화

학제’라 한다.

다음�문단을�읽을�때는�항상�앞문단의�정보와�강하게�이어줘야�합

니다.� 평가원이� ‘대놓고� 하는� 재진술’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꼭� 필

요한� 작업입니다.� <병원체>는� 글의� 주제였죠?� 이것을�억제하기�위

해� 사용하는� 것이� <항/미생물� 화학제>네요.� 여기서의� 미생물은� 당

연히�병원체일�것이구요.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

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

가 있다.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 =� 지질>

입니다.� ‘뇌피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평가원은� 절

대로�앞에서� ‘지질’이라는�공통�성분을�제시해�놓고,�새로운�정보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물론,� <공통으로� 갖는� 구조� =� 세균과�

진균은�세포막,�바이러스는�캡시드>겠죠.�하지만�지질� 성분으로�이

루어진�피막이�존재하는�바이러스가�있음을�분명히�명시해줬기�때

문에,� 평가원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서� 논리를� 만들어갈지� 계속�

의심해야�합니다.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이� 아예�

똑같을�수�있습니까.�그냥�예외적인�경우가�존재한다고�서술해줬다

고�생각하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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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

를 파괴한다.

구체적인�항미생물�화학제의�예시가�나오고�있습니다.�글의�핵심정

보를� 구체화� 시켜주고� 있는거죠.� 다시� 말해서,� <항미생물� 화학제>

의� 하위개념이�제시되고�있는� 것입니다.� 그� 하위개념�사이의� ‘비교

/대조’!�지겹겠지만�까먹지�마세요.

<멸/균/제>입니다.� 균을�멸종시키는�건가�보네요.�이게� <포자를�포

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병원체에� 포자도� 포함되

나� 봅니다.� <포자를� 포함한� =� 모든� 병원체>이니까요.� 말� 그대로�

모든�병원체를�멸종시켜서� <멸/균/제>인가�봅니다.�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다.

멸균제랑�비교..� 이제는�할�수�있죠?�멸균제가�포자를�포함한�모든�

병원체를� 없앴다면,�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

시키네요.� (포자� 자체가�저항성이�강하기에�그런가보다!� 하는� 납득

까지�할�수�있으면�정말�좋겠습니다.)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

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 한다.

감염방지제� 중에� 소독제가� 있네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

염방지제가� 상위개념이고,� 소독제가� 하위개념이니까요.� 소독제도�

감염방지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독제도�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죽일� 수� 있겠네요.� 다만� 그� 독

성이�좀�더�약할�뿐입니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

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

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지질’이�다시�한번�등장했네요.�이제는�정말�중요한�정보라고�생각

해야� 합니다.� 소독제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점막에� 접촉하지�

않아야�한다는�것으로�보아,�소독제는�기본적으로�지질을�파괴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감염방지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구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와� 같은� 인과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있기� 때문

에’라고� 쓰면� 편안히� 해석하면서,� ‘있어’라고� 쓰면� 상대적으로� 그냥�

흘리고�넘어갈�가능성이�높기�때문이죠.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

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잘� 사용해야� 한답니다.� 앞� 문단에서�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

과가�다를�수�있다고�이미�얘기했었죠?�같은�맥락의�서술입니다.

4문단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

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를� 어떻게� 사멸시키는가>에� 대한� 얘기

로�시작하네요.�글의�주제인�병원체와�항미생물�화학제라는�핵심정

보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에서� 읽은� 병원

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이� ‘활용’되는� 이� 문

단의�정보들을�뚫어나가면�됩니다.

어쨌든,�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를� 사면시키는� 방식은� <표면을�

공격>과� <내부�공격>으로�나뉘네요.�여기서,�표면과�내부를�볼�때,�

<표면� =� 세포벽�혹은� 지질을�주성분으로�하는�피막>,� <내부� =�세

포막� 혹은� 캡시드>가� 떠올라야� 합니다.� 아니,� 떠오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1문단으로� 돌아가서� 표면과� 내부에� 대한� 정보를� 가져

와야�해요.�병원체에�대한�설명에서�가장� 기본적인�정보니까요.� 이

제� 우리는� 항미생물� 화학제가� 어떻게� 표면과� 내부를� 공격하는지�

살펴야�합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

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

포벽을 약화시킨다.

<고농도�에탄올�등의� =� 알코올� 화합물>이� <세포막의�기본� 성분인�

=� 지질>을� 용해시킨다네요.� 어떤� 거를� 정의할� 때�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면� 그� 예시는� 꼭� 잡고� 가야� 한다고� 했죠?�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나,�녹말과�같은�비섬유소�말이에요.�이� 부분이�조금�불친절

할� 수� 있는데,� 맥락상� 알코올� 화합물을� 항미생물� 화학제의� 일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에� 나온� 개념� 중에� 병원체를� 파괴시키

는�것은�항미생물�화학제밖에�없으니까요.�세포막과�세포벽을�모두�

공격하는�것으로�보아�세균과�진균에게�영향을�미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지질을� 용해� =� 세포막� =� 표면>로� 읽어야� 하고,�

<세포벽을� 약화� =� 표면>이라고� 독해해야� 합니다.� 바로� 앞� 문장에

서� 읽은� 이� 문단의� 핵심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야� 하죠.� 여

기서�세포벽이�더�바깥쪽�표면이라는�것까지�알면�더�좋습니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

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세균과�진균에만�영향을�미치는�줄�알았는데,�바이러스에도�영향을�

미칩니다.�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이� 지질/피막이겠죠?�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크다는� 정보는� 절대로� 외워

야�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위에서�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용해

시킨다는� 즉,� 공격한다는� 정보를� 보셨다면� 그걸� 그대로� 응용해서�

세포막과�같이�지질로�이루어져�있는� 피막도�쉽게� 공격할�수� 있다

고� 납득해야� 합니다.�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공격?� 그럼� 지질�

피막도�쉽게�공격할�수�있겠네!’가�되어야�한다는�뜻이죠.�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

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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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피막이� 감염�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질� 피막을� 용

해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여기에� 나오는� <지질을� 손상시

키는�항미생물�화학제� =�알코올�화합물>일테구요.�같은� 범주에�속

하는�정보들을�계속�재진술�해주며�읽어야�비교/대조도�쉽고,�정보�

처리도�수월합니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에� 상관없이,� ~에� 관계없이는�

‘항상’� 중요합니다.� 한편,� 새로운� 항미생물� 화학제가� 제시된� 것� 같

네요.� <하이포염소산�소듐� =� 산화제>입니다.� 위에� 나온� 알코올�화

합물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야겠네요.� 또한� 여전

히� 이� 문단의� 핵심인,� <표면과� 내부에� 대한� 공격>을� 찾아가며� 읽

어야�합니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

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

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산화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

루는� =� 캡시드>를�손상시킨다네요!�기본적으로�캡시드가�바이러스

의� 바깥쪽을� 표면을� 구성하는� 성분이었죠?� 어쨌든� 캡시드를� 공격

하면�당연히�바이러스에게�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

조금� 깊게� 읽어봅시다.� 알코올�화합물이나� 산화제나� 모두� 2문단에�

나오는�항미생물�화학제의�특성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항

미생물� 화학제가�상위개념이기� 때문이죠.� 2문단에�서술된�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작용을�일

으킴>이라는�정보를�충족합니다.

알코올� 화합물은� <세균과�진균이라는� ‘균’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킴으로써� 병원체를� 사멸

시키고,� 산화제는� <바이러스가� 공통으로� 같은� 구조인� 캡시드를� 구

성하는� 성분을� 손상>시킵니다.� 행정입법� 지문에서� <행정규제는� 국

회가�제정한�법률에�근거>해야�한다는�정보를�유기적으로�끌고�내

려오면�정보�처리가�매우�쉬워지는�것과�같은�원리입니다.�

실전에서� 무조건� 해내야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전에서� 무언

가를� 구성하는� 상위� 개념이� 보이면� 그� 상위� 개념의� 특성이� 하위�

개념에도�당연히�적용된다는�것을�아셔야�한다는�겁니다.�그렇기에�

상위�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설명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남기고,�다음�문단의�정보들에�적용하려는�연습을�지속적으로�해주

셔야�합니다.�그�연습이�결국� ‘근본적인�독해력’이�만들�거니까요.

5문단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

균 효과가 증가한다.

병원체의� 표면에� 대한� 공격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내부로�침투하면�되니까요.�앞에서부터�표면과�내부에�대해�강하게�

집착하면서�끌고�왔는데,�드디어�내부에�대한�내용이�나왔습니다.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

알킬화제와�산화제에�대한�설명이�나옵니다.�알킬화제는�처음�보는�

정보네요?� 그에� 반해� 산화제는� 앞에서도� 나왔던� 정보입니다.� 어쨌

든�내부를�어떤�방식으로�공격하는지에�대한�얘기가�나오겠죠?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

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

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 알킬화제>,� 너무� 많이� 했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킬’화제니까�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는가�봅니다.�결합시키는�행위�자체는�하나도�중요하지�않

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산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백

질이�변성되고,�핵산도�변화되어�병원체에�문제가�생긴다는�사실만�

알면� 됩니다.� 만약� 물어보면� 이� 부분으로만� 돌아올� 수� 있으면� 됩

니다.� 이런� 정보는�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앞부분

에서� 어떤� 정보를� 이어야� 납득하며�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단백질’은� 알코올�화합물의�공격� 방식과�동일

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문에서� F와� S가� 일부분� 비

슷한�정보가�반복되었듯이�말이죠.�하지만�실전에서�무리라고�생각

되기에�괄호치겠습니다.)� �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

들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

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산화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산화제가� 하이포염소산� 소듐이라

는� 사실은,� 외우지는� 못해도� 앞에서� 한� 번� 강하게� 집중해줬던� 포

인트입니다.�따라서�어렴풋이� ‘그랬었지’라는� 정도의�납득은�가능해

야� 해요.� 이러한� 산화제� 역시� <단백질>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병원

체를�사멸시킵니다.�알킬화제나�산화제�모두�단백질을�공격하는�것

을� 통해� 병원체를� 사멸시키네요.� 공통점� 꼭� 잡고� 갑시다.� 바로� 앞�

문장에�나오는데�이�정도는�할�수�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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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문제는�핵심에서�벗어나는�선지를�골라야�한다고�6평�이후로�N

제�수업을�하면서도�계속�말씀드렸죠?�

①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사람을�감염??�핵심과�너무나도�벗어납니다.�병원성�세균을�사멸시키

는�기제가�핵심이지,�병원성�세균이�사람을�어떻게�감염시키는지는�하나

도�중요하지�않아요.�그냥�핵심이라�벗어났기에�답입니다.

②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당연히�효과가�있겠죠?�찾으러�지문으로�돌아가는�게�아니라�그냥�

‘당연하지’,�혹은�‘핵심에서�안�벗어나네’�하고�넘어가야�합니다.

③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문단부터�나온�매우�중요한�정보였습니다.�

④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멸균제,�감염방지제,�소독제가�나왔었죠?�

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정말정말�중요한�질문입니다.�지문�해설에서�잠깐�말씀드렸던�것

처럼�항미생물�화학제는�<병원체가�공통으로�갖는�구조를�구성하는�성분

을�공격>하기�때문에�광범위한�효과를�나타냅니다.�또�이거를�지문으로�

돌아가서�‘광범위하게�살균�효과를�내나???’�하고�찾아다니면�절대로�안�

됩니다.�그냥�시간낭비에요.�제발�핵심정보가�무엇인지�잡아낼�수�있어야�

합니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고농도�에탄올�=�알코올�화합물>이었죠?�이�선지는�지문으로�돌아가

지�않아도�풀�수�있어야�합니다.�애초에�알코올�화합물이�<세포막의�지질�

공격>,�따라서�<지질�피막이�있는�바이러스�공격>을�쉽게�납득했었으니

까요.�

다만,�‘나는�기억이�안�나는데�어떡하지?’라고�생각하실�필요는�없습니다.�

남은�기간�동안�연습해도�되고,�그냥�‘고농도�에탄올’의�부분으로�가서�찾

으셔도�됩니다.�찾지�않고�풀어내려면�어떻게�해야�할지�계속�고민하고�

연습해야겠지만요.�

②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하이포염소산�소듐��=�산화제>죠?�이건�두�번이나�나왔기에�기억해

줘야�합니다.�표면과�내부를�설명할�때�두�번�다�나왔으니까요.�<내부가�

아니라>가�틀렸습니다.�내부�부분을�읽을�때�알킬화제나�산화제�모두 단

백질을�공격한다는�공통점을�잡았었으니까요.�실전에서는�표면의�단백질

을�손상시키는지,�안�시키는지�살펴볼�필요가�없습니다.�내부의�단백질을�

공격한다는�사실을�아니까요.�다만�지금은�분석하는�과정이니,�한�번�살

펴봅시다.�산화제는�표면의�‘캡시드’를�공격합니다.�기억나시는지�모르겠

지만�캡시드는�단백질이기에�표면의�단백질을�공격하는�것도�맞는�내용

입니다.�

이�선지와�별개로,�1문단에서�<캡시드라고�부르는�=�단백질>을�잡았으면�

다음�부분들을�읽으면서�모든�‘캡시드’를�‘단백질’로�읽으셨으면�좋겠습니

다.�제가�실전에서�그렇게�읽었으니까요.�지문�해설에는�무리라고�생각이�

들어서�이�부분은�써�놓지�않았지만,�다시�복습을�하고�연습을�할�때는�꼭�

캡시드를�단백질로�읽는�연습을�하시길�바랍니다.�

③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포자는�다른�병원체보다�강한�친구였죠?�1문단의�추가정보에�관한�문

제입니다.�그�문단의�핵심에서�벗어난�정보는�내용일치�문제에�등장할�가

능성이�높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④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아마�이�문제를�풀�때는�알킬화제가�내부를�공격하는�건�알아도,�핵산�

어쩌고�저쩌고는�기억나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개인적으로�알킬�작

용기를�출제하지�않고,�핵산을�출제한�이유는�정확히�모르겠지만�탄수화

물�지문에서�아세트산이�체지방을�합성한다는�부분을�출제한�것과�비슷

한�맥락이�아닐까�싶습니다.�납득할�수�없는�정보에�대해서�얼마나�빠르

게�처리할�수�있는가를�물어보는�거죠.�그냥�간단히�눈을�알킬화제로�돌

려서�선지의�내용이�지문에�있는지만�찾으면�됩니다.�이런�문제는�맞추는�

게�중요한�게�아니라�실전에서�얼마나�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지�연습

하는�것이�더�중요합니다.�실전적인�태도를�길러야�해요.

⑤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

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선지는�절대로�산화제를�물어본�것이�아닙니다.�항미생물�화학제의�

특성을�물어본�것이죠.�즉,�상위개념의�특성을�물어본�것입니다.�이�지문

에서�제일�중요한�정보를�선지를�통해서�여러분께�물었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34번의�⑤번�선지에서도�나왔죠?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은�멸균제,�㉡은�감염방지제,�㉢은�소독제입니다.�소독제가�감염방

지제�속에�포함되어�있다는�정보는�알고�있어야�하고,�멸균제는�모든�병

원체를�사멸,�감염방지제는�포자를�제외한�병원체를�사멸시킨다는�차이

점도�인식하고�있어야�합니다.

① ㉠과 ㉡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

를 사멸시킬 수 있다.

→�㉠은�포자를�사멸시킬�수�있지만�㉡은�안�되죠?�그냥�차이점만�잡으면�

되는�아주�쉬운�선지입니다.�

② ㉠과 ㉢은 모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

독에 적용 가능하다.

→�㉢은�독성이�약해서�사람의�상처�소독에�이용해도�되지만�㉠은�너무�

세서�안�됩니다.�감염방지제�중에서�약한�게�소독제고,�그러기에�상처의�

소독에�이용할�수�있는�건데�감염방지제보다�강력한�㉠은�절대로�상처의�

소독에�사용할�수�없죠.�저항성이�더�강한�포자까지�멸균해버리니까요.�

③ ㉡과 ㉢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바이러스�종류에�따라�살균�효과가�달라지는�것은�너무�당연합니다.�

납득한�상태로�‘당연하지!’하고�풀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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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 ㉡과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둘�다�<세포막이�있는�병원성�세균�=�세균과�진균>을�사멸시킬�

수�있었죠?�포자에서만�차이가�있었으니까요.�또한�<피막이�있는�병원성�

바이러스�=�피막�지질이�존재하는�바이러스>도�사멸시킬�수�있습니다.�

세균,�진균,�바이러스�모두�포자가�아니니까요.

⑤ ㉡은 ㉢과 달리, 인체에 해로우므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

서는 안 된다.

→�정말�그럴듯한�선지입니다.�하지만�소독제�조차도�<사람의�점막�=�지

질>에�닿아서는�안�됐었죠?�따라서�㉡,�㉢�모두�사람의�점막에�닿으면�안�

됩니다.�사람의�점막을�사람의�상처로�문질러서�읽고�헷갈린�학생들이�생

각보다�있습니다.�정말�쉬운�선지임에도,�실전에서는�이러한�것들에�헷갈

릴�수�있으니�꼭�선지의�단어를�하나하나�꼼꼼히�보는�연습을�해야�합니

다.

3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

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알코올�화합물은�표면을�공격하는�기제를�설명할�때�나온�항미

생물�화학제였죠?

[결과 1]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

를 얻었다.

→�지질을�손상시키는�기능을�약화시켰으면,�세포막의�공격과�

지질�피막의�공격�기능이�약화되었겠네요.

[결과 2]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

→�캡시드를�손상시키는�기능을�강화시켰으면�병원성�바이러스

에�대한�공격성이�강화되었겠네요.

[결과 3]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D를 얻었다.

→�B에서�캡시드를�손상시키는�기능만�강화했으면,�지질�피막이�

있는�바이러스는�좀�약해도,�일반적인�바이러스는�잘�공격하겠

네요.�이렇게�<보기는�지문을�바탕으로>�읽어줘야�합니다.�알고�

있는�정보를�적용해야�해요.

◦ 가상의 실험 결과

◦ 학생의 추론 :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

보면, [가] 고 추론할 수 있어.

(단,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화합물

A, B, C, D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①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B는�지질을�손상시키는�기능이�약화되었던�알코올�화합물이죠?�따라

서�‘지질’�피막이�있는�바이러스를�공격하기�힘든�것은�당연합니다.�그런

데�<인체에�대한�안전성>은�갑자기�왜�나올까요?�이런�부분을�얼마나�논

리적으로,�빠르게�처리할�수�있느냐가�등급을�결정합니다.�<인체�=�점막�

=�지질>을�떠올릴�수�있어야�합니다.�따라서�지질을�손상시키는�기능이�

약화된�B는�인간에�대해서도�안전성이�높겠네요.�인간과�지질을�얼마나�

빨리�엮어서�생각할�수�있느냐가�관건이었습니다.

②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C는�캡시드를�손상시키는�기능이�강화된�알코올�화합물이죠?�따라서�

캡시드를�둘러싸고�있는�지질�피막이�없을수록�유리할�수밖에�없겠네요.�

지질에�대한�부분이�똑같으니,�인체에�대한�안전성은�달라진�게�없을�거

구요.

③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C는�캡시드�강화,�B는�지질�약화였죠?�따라서�지질�피막이�있는�바이

러스에�대해,�지질�피막에�대한�공격과�캡시드에�대한�공격력이�C가�세므

로�방역�효과가�세다고�판단할�수�있겠네요.�그런데,�B는�지질�약화였기

에�인체에�대한�안전성은�더욱�강합니다.�따라서�B와�C가�인체에�대한�안

전성이�같다는�선지의�진술은�틀렸네요.

④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D는�지질�약화,�캡시드�강화였죠?�따라서�지질�피막이�없는�바이러스

가�있으면,�지질을�손상시키는�기능은�상관이�없으니�캡시드가�강화된�D

가�A보다�방역�효과가�좋은�것이�당연합니다.�또한�지질�약화이므로�인체

에�대한�안전성도�높겠죠.

⑤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D와�B의�차이는�캡시드밖에�없습니다.�둘�다�캡시드가�강화된�알코올�

화합물이니까요.�따라서�지질�피막이�없는�바이러스에�대해서는�D가�더�

강력할�수밖에�없겠네요.�D는�캡시드를�손상시키는�기능이�강화되었으니

까요.�지질에�대한�부분은�같으므로�인체에�대한�안전성도�같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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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

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

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

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

하는 경우이다.

오랜만에� 독서� +� 문학� 유형이� 출제되었네요.� 그냥� <보기>라고� 생

각하시고�읽으면�됩니다.�세� 가지로�어떻게�나뉘는가�봅시다.�글의�

주제는� <문학�작품의�의미가�생성되는�양상>입니다.�

1. 자기�내면을�대상(외부세계)에�투영

2. 외부세계를�내면으로�수용

3. 내면과�외부�세계의�대비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

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이렇게�세�가지�양상은� <자기와�외부�세계의�관계�파악>에�사용될�

수�있다고�합니다.�이�문단의�핵심정보가�되겠네요.�

1& 2.� 내면과�외부세계가�친밀해짐.

3.� 친화적�관계가�형성될�수도�있고�소원해질�수도�있음.

(나)

산슈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니

그 모론 들 은 욷다 다마

㉠어리고 햐암의 뜻의 내 분(分)인가 노라 <제1수>

산수는� 당연히� 자연이겠죠?� 바위� 아래� 뛰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뛰집이� 뭔지� 모르겠어요..’해도� 되지만,� 이제는� 초가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른다면�그냥� 자연이겠지~� 하

고�넘어가시면�됩니다.

그� 모른� 남들이� ‘웃는다� 한다마는’,� 내� 분인가�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웃는� 것은� 비웃음일� 가능성이� 높겠죠.� 화자에게� 있어� 부정

적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남들은� 모른다잖아요.� 그

리고� ‘어리다’가� ‘어리석다’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사실� 솔

직히� 말해서� 이� 만흥이라는� 시� 자체를�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

고3�수험생이라면�말이죠.�

어쨌든� <자연에�산다!> 정도만�체크하고�넘어가시면�됩니다.

보리밥 픗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횟 긋 믉의 슬지 노니노라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 줄이 이시랴 <제2수>

<보리밥�=�자연>을�잘�먹고�바위�끝�물가에서�논다고�합니다.� <바

위� =� 자연>,� <물가� =� 자연>으로�그냥� 퉁� 쳐서� 읽으면�됩니다.� 그

냥� 자연에서�재밌게�놀고� 있네요.� 그� 남은� 녀남은�일이야�부를� 줄

이� 있냐네요..� 무슨�말인지�모르겠습니다.�다만,� 부를� 줄이� ‘이시랴’

하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나믄� 녀나믄일>은� 자

연에�비해�딱히�중요한�건�아닌듯해�보입니다.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랴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노라 <제3수>

잔� 들고� <뫼� =� 산� =� 자연>을� 바라보니� 반갑다네요. 정서입니다.�

화자의� 정서는� 강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는� 게� 그렇게�

반갑다네요.�말씀도�웃음도�안해도�좋아한답니다.�그냥�자연�좋다!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더니 만승(萬乘)이 이만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냑돗더라

아마도 님쳔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만승이� 이만하‘랴’>를� 보니,� 만승도�

이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 이만하다는� 것은� 지

금� 화자가� 존재하는� 자연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만하지� 않

다는�건,�현재�자연이�만승보다�낫다는�뜻이겠죠.�

이제로�헤어든�소부� 허유..?� 아무것도�모르겠네요.� 넘깁시다.� ‘님쳔�

한흥’을� 비길� 곳이�없다는�것도,� 님쳔�한흥이�제일�낫다는�뜻�같습

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님쳔� 한흥’이� 화자가� 존재하는� 자연임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화자가� 제일� 중요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대

상이�자연이니까요.� �

내 셩이 게으르더니 하히 아실샤

인간 만(人間萬事)  일도 아니 맛뎌

다만당 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딕희라 시도다 <제5수>

내� ‘성’이� 게으르답니다.� ‘성’은� 성격� 혹은� 성질이겠네요.� 성격이�게

으른� 걸� 하늘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놀라고� 던져놨나�

보네요.� 인간� 만사..� 밖에� 모르겠네요.� 아마� 게으르니까� 인간� 만사�

따위� 필요� 없다는�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자연� 좋아!>로� 읽으시

면� 됩니다.� 고전시가는� 주제가� 반� 이상이에요.� 나머지� 반은� 선지�

해석이구요.�

<다만당� 다토리� 업슨>은�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강산� =� 자연>을� ‘지키라� 하시도다’는� 알� 수� 있겠네요.� <자연>에�

계속� 있으라는� 뜻� 같습니다.� 화자가� 자연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만�

체크할�수�있으면�됩니다.

강산이 됴타  내 분(分)으로 누얻냐

님군 은혜(恩惠) 이제 더옥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쟈 야도 올 일이 업세라 <제6수>

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분으로� 누운� 게� 아니라� <임군� 은혜>�

덕분에�누웠다네요.�역군은�이샷다랑�같은�개념이네요.

-윤선도, 만흥(漫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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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

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

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

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

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즐거움과�부끄러움을�나눠야�합니다.�화자와�세계의�관계가�중요하

므로,� 화자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

기서�산림을�자연일�거고,�명리는�속세일�것입니다.�

<산림� =� 자연>,� <명리� =� 속세>,� <시정� =� 속세>,� <은거� =� 자연>

이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납득해봅시다.� 읽으면서� 이� 정도는� 바로

바로�납득이�필요해요.

자연에서� 속세를� 원하면� 당연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속세보다는�자연이�긍정적�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자연에�있으면서

까지� 속세를� 부러워하면� 당연히� 크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속세

에서� 속세에� 마음을� 두는� 것은,� 속세에� 마음을� 두는� 것이기에� 당

연히� 부끄러운� 것이� 맞지만,� 속세에� 살면서� 속세에� 마음을� 두는�

거니까�그나마�작게�부끄럽다는�것이�납득이�갑니다.

자연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연히�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좋은� 거니까요.� 따라서� 자연에서� 자연을� 보면� 당연히�크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자연에�있는데,� 자연을� 바라니까요.� 그런

데�속세에서�자연을�보면� 몸은� 속세에�있는데�자연을�보는� 거니까�

작게�즐거울�수밖에�없습니다.�현재�자연에�없으니까요.�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

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작은�즐거움이나�큰�즐거움이나�모두�즐겁다고�합니다.�부끄러움도�

마찬가지구요.� 즐거움은� 즐거움이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입니다.�

당연하죠.�즐거움은�자연이고�부끄러움은�속세니까요.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즐거움과� 부끄러움에� 대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반이나� 된다는데,� 자연에서� 속세를�보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자연에서� 농사를� 지어도� 결국�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작은� 부끄러움은� 거의� 100%네요.�

속세에서� 속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충분히� 납득� 가능

합니다.

큰� 즐거움이� 정말� 적네요.� 자연에� 살면서� 자연을� 원하는� 사람은�

실제로�없으니까요.� 그래서�자연에�살고�싶다는�시조,�자연에서�살

아서� 좋다는� 시조,� 자연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시조가� 많은가� 봅

니다.�작은�즐거움은�아주� 없다는데,�속세에서�자연을�생각하는�사

람이� 없나� 봅니다.� 실제로� 속세에서� 속세를� 생각하는� 게� 거의�

100%였으니�그럴만도�하네요.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따라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요.� 가장� 적은� 케이스인�속세에서� 자연을�생

각하는�것을�가장�높게�치나�봅니다.

그냥� 쉽게쉽게� 읽어도� 되는� 걸�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는,� 이� 사

고과정이�너무나도�당연해야�하기�때문입니다.�자연과�속세의�메커

니즘이� 머릿속에� 잡혀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해설을� 읽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게�무의식적으로�이렇게�정보를�처리했을�가능성이�높

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자연은� 좋고,� 속세는� 나쁘다는� 것만� 알아

도,� 그걸� 바탕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정보� 처리가� 가능한데,�

여러분이� 그냥� 텍스트만� 쓱쓱� 읽고� 선지� 갔다가� 돌아와서� 찾는데�

시간을�쓰기�때문에�시간이�오래�걸리는�것입니다.�문학도� ‘납득’하

는� 연습이�필요합니다.� 화자의�생각,� 정서,� 등장인물의�생각,�정서,�

행동,� 사건,� 발화�등을�납득할�수�있으면�사실�잡다한�스킬은�아무

런�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과한�

문학적�해석을�바라는�게�아닙니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시정에�살면서�은거를�마음에�둔다고�합니다.�즉,� 속세에서�자연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네요.� 작은�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따라

서�자기가�한� 말이� 자기한테�유리하게�말했으니까�세상� 물정� 모르

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네요.� 하지만� 이� 글이� ‘수필’인� 만큼,�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그냥�겸손�떠는�거에�가깝겠죠.

-이덕무, 우언(迂言) -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

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경험적�성격과�연결되었다는�뜻은�‘구체적’이라는�소립니다.�<제1수>

의�‘산수’는�자기가�뛰집도�짓는�구체적인�공간이므로�납득�가능합니다.�

<제6수>에서의�‘강산’이�관념적�성격과�연결되었다는�것�때문에�틀린�학

생들이�많은데,�조금만�기출�분석이�되어�있어도�쉽게�풀�수�있어야�합니

다.�‘강산’�자체가�관념적이라는�것이�아니라�이�시의�맥락상�관념적이라

는�것을�알�수�있어야�합니다.�관념적이라는�것은�생각과�관련된�것이고,�

추상적인�것을�말합니다.�상징적인�것에�대한�얘기는�관념적이라고�볼�수�

있는�것이죠.�여기서의�‘강산’은�<임금의�은혜>�때문에�화자가�머무를�수�

있는�‘공간’입니다.�<제1수>에서처럼�뛰집�집고�자연에서�뛰어�노는�그런�

공간이�아니란�말이죠.�따라서�<임금의�은혜>라는�<충>과�연결된�<제6

수>의�강산은�충분히�관념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

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제2수>는�보리밥,�풋나물�등�실제로�구체적인�소재가�드러나네요.�그

냥�밥도�아니고�보리밥이고,�그냥�나물도�아니고�풋나물이니까요.�<제3

수>�역시�‘잔’을�들고�‘혼자’�않아서�‘먼’�산을�바라본다고�구체적으로�장면

이�묘사되어�있습니다.�추상성이�강화된�소재로�시작된다고�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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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은�‘뫼�=�산’이�추상성이�강화된�소재여야�하는데,�술잔은�절대로�구

체적인�소재일�수가�없고,� ‘산’은�맥락상�추상적인�소재일�수는�있지만�

<제3수>에서의�맥락으로는�절대로�추상적일�수�없습니다.

그리고�결정적으로,�‘산’까지도�고려할�필요가�없습니다.�여러분이�얼마나�

선지를�꼼꼼하게�보냐의�문제인데,�<추상성이�강화된�소재로�시상이�시

작>이므로,�시상이�시작되는�소재에�대해서만�고려하는�것이�맞습니다.�

여기서�시상이�시작되는�소재는�잔이죠?�위에서�얘기했던�대로�‘잔’은�절

대로�추상적인�소재일�수�없기에,�적절하지�않은�선지가�됩니다.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

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일단�설의법을�썼는데,�의문이라�보기도�좀�그렇고..�의문이라�보더라

도�<제5수>와�연관성이�없어�보입니다.�또한�결정적으로�<제5수>에는�

영탄적�표현이�없구요.�이�선지가�시사하는�바는,�<부를�줄이�이시랴>,�

<한�일도�아니�맛뎌>와�같은�걸�해석하지�못하더라도,�명시적으로�틀린�

부분을�선지에�써준다는�말입니다.�실전에서�아무리�안�풀리더라도�당황

하지�말고�<할�수�있는�것>을�하세요.�그러면�풀�수�있습니다.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

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현재에�대해�긍정적으로�보는�건�맞는데,�역사에�대한�부정은�누가�봐

도�개소리죠?�역사�어쩌구는�그냥�핵심에서�벗어납니다.�자연이�최고입

니다!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제3수>에�나타난�정서적�반응은�<반가움,�좋음>이죠?�<제6수>에서

는�자연에�대한�좋음이�아니라�임금에�대한�얘기입니다.�구체화되는�것은

커녕�아예�범주가�달라요.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들’

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산수�간에서�살고자�하는�마음�=�내면>�vs�<공감하지�못하는�남들>

을�대비하면�당연히�거리가�드러나겠죠?�내면과�외부�세계를�비교하는�

것은�(가)의�세�번째�경우였습니다.�거리가�있으면�소원한�관계가�유지된

다고�판단하는�것은�당연하죠.

② ‘바횟 긋 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믄 일’을 대비하

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

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바위�끝�물가에서�즐거움을�누리는�삶�=�내면>�vs�<녀나믄�일�=�외부�

세계>�대비해서,�세상일과�<거리를�둠�=�소원>..�적절하네요.�

③ ‘님’에 대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

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님에�대한�반가움보다�<더한�감흥>????�이건�그냥�사실관계로만�풀면�

됩니다.�시에�분명히�님이�오는�반가움이�산을�바라보는�것과�같다고�했

습니다.�확실하게�틀렸네요.

④ ‘님쳔’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

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쳔’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

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님쳔�한흥을�비길�곳이�없어라>라고�분명히�써져�있습니다.�비길�곳

이�없다는�것은�삼공이든,�만승이든�님쳔�한흥보다�가치가�낮을�수밖에�

없죠.�따라서�화자와�님쳔�사이의�<거리가�가까워짐�=�친화적>은�당연합

니다.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자금�자연에서�살고�있는�자신의�삶이�임금�덕택이면,�당연히�나와�임

금�사이의�<거리가�가까워짐�=�친화적>은�당연합니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부끄러움과�즐거움을�조화??�보자마자�찍고�넘어가야�합니다.�애초에�

자연과�속세를�어떻게�섞겠어요.�즐거움은�즐거움이고,�자연은�자연입니

다.�그걸�조화시킨다는�얘기는�(다)의�화자의�내면과�전혀�맞지�않습니다.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

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자연에�사느냐,�속세에�사느냐,�자연에�마음을�두었느냐,�속세에�마음

을�두었느냐에�따라서�즐거움과�부끄러움의�정도를�나눴었죠?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

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자연에서�자연,�자연에서�속세를�비교하면�됩니다.�자연에서�자연을�

누리는�사람은�큰�즐거움으로,�아무나�누리는�게�아니었죠?�따라서�부끄

러움을�가진�경우가�더�많습니다.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

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큰�부끄러움�=�자연에서�속세>�vs�<작은�즐거움�=�속세에서�자연>�

둘�다�다르네요.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

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리를�부끄러움�=�속세를�부끄러움>,�<은거를�즐거움�=�자연을�즐

거움>입니다.�따라서�은거가�명리보다�가치가�높죠.�자연이니까요.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문제는�㉠,�㉡을�먼저�보고�공통점이나�차이점을�찾고,�빠르게�풀

어내는�것이�맞습니다.�㉠,�㉡�모두�자신을�어리석다고�표현하거나,�남들

과�다르다고�표현했습니다.�남들을�치켜�올려주는�표현을�쓰고�있죠.�그

렇다고�이것이�자신을�깎아내리는�것이�아닙니다.�겸손하게�표현한�걸�수

도�있고,�돌려서�표현한�걸�수도�있죠.�어리석은�자신의�생각대로도�살지�

않는�남들을�반어적으로�비꼬는�걸�수도�있습니다.�어쨌든�㉠,�㉡을�읽고�

화자나�‘나’가�열등하다고만�생각하지�않으면�됩니다.



- 31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남의�일을�말하듯이?�자신이�어리석다고�말했는�걸요.�그리고�문제를�

회피하고�있지도�않습니다.�문제가�없기�때문이죠.�심청전에서�나온� ‘갈

등’이랑�비슷한�맥락입니다.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

정하고 있다.

→�누가�봐도�성찰하는�걸로는�보이지�않죠?�과오를�인정하고�있지도�않

습니다.�애초에�과오가�없는�걸요.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

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모두�자문자답�형식이�아닙니다.�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

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모두�남의�말을�인용하지�않았습니다.�신념을�객관화�하지도�않

고,�자신의�주관을�드러내는�발언을�하고�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

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찾던�선지입니다.�사실�①~④�선지는�볼�필요도�없습니다.�쭉�

훑고�⑤번을�찍는�것이�맞는�풀이입니다.�‘그렇게�어떻게�푸냐?’라고�하실�

수도�있지만,�대부분의�고정�1등급은�이렇게�풀었을�가능성이�높습니다.�

선지에서의�<자신의�삶��=�자연>일텐데�그걸�부정할�리가�없잖아요?

①~④�선지는�누가�봐도�오답�선지를�내기�위해�발악했다고�밖에�안�보입

니다.�저기에서�고민할�필요가�없어요.�과감하게�쭉�훑고�⑤번을�찍었어

야�실전에서�맞는�태도입니다.�고민을�오래했다면�반성하세요.

42. ⓐ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

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문학�작품의�의미가�생성되는�양상’입니다.�<무정물인�대상�=�외

부�세계>입니다.�외부�세계에�대해�호감?�<호감�=�정서>이므로�적절한�

선지입니다.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에�의미를�부여�=�외부�세계에�의미를�부여>이므로,�생각을�대상

에�투영하는�것과�같은�의미네요.�선지가�묻는�것의�방향성을�서로�비교

하시길�바랍니다.�둘�다�같은�방향이에요.�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방식�=�외부�세계>이고,�<상대적�기준에�따라�나누어�평가�=�새

로운�의미�부여>이므로�세계의�의미를�새롭게�파악했다고�볼�수�있죠.�마

지막�부분에�대부분의�사람들의�생각도�나왔으므로�<세상�사람들의�생각

을�비교>도�맞다고�볼�수�있구요.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

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선인들의�삶의�태도를�자기�내면으로�수용?�선인들의�삶의�태도가�어

디에�나왔죠?�잘�모르겠습니다.� (사실�소부와�허유�얘기가�이�얘기이긴�

한데,�어차피�모르니까�그냥�넘깁시다.�그리고�그�과정이�나오지�않았기

에�어차피�틀린�선지입니다.)�그냥�자연에서�사는�게�좋다고�말하는�게�시

의�핵심이라�잘�모르겠으니�넘기고,�(다)를�판단해봅시다.�<대다수�사람

들의�뜻을�자기�내면을�수용>????�이건�진짜로�개소리죠.�다른�사람들의�

생각이�아니라�자기�생각을�더�중요하게�여겼던�‘나’ 이었습니다.�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서�자기의�본성이�게으르다면서�연결지었죠?�또한�(다)의�마지

막�부분에서�자신의�삶의�방식과�대다수의�사람들의�삶의�방식을�비교했

습니다.�이런�면에서,�충분히�자기�삶의�가치를�외부�세계를�통해�새롭게�

해석했다고�할�수�있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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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가�작품에�대한�설명이니,�읽고�시작하도록�합시다.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

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

한 경직된다.

의사소통을�할�수�없는�상황을�자유가�억압되는�상황으로�보고�있

습니다.�<의사소통을�할�수�없음�=�억압>으로�재진술�해주도록�합

시다.�같은�말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맥락으로�(가)와�(나)를�해석한다고�하네요.�우리는�이제�억압

에�주목해서�<보기>를�읽어야�합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가)는�<언어가�제�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는�상황�=�억압>으로�

생각합니다.�‘활자’의�상태로‘만’�존재하는�것을�억압으로�생각하느�

것이죠.�언어가� ‘말’로써�퍼져야�하는데,� ‘활자’로만�존재하는�수동

적이고�소극적인�상황을�억압적이라고�본�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의사소통의�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하는�자신을�돌아본다네

요.�<억압에�대응하지�못함>이�핵심�포인트가�되겠네요.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

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나)에서는�언어가�‘붙박힌�말’이�되면서�억압되고�있네요.�자유롭

게�떠다니지�못하니까�당연히�억압이겠죠.�<언어�사용이�되지�않는�

개인�=�억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

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웃음&몸짓>은�억압이�아니라�억압을�벗어나기�위한�수단이네

요.�명시하고,�시를�감상해야�할�것�같습니다.

<보기>를�먼저�읽고�시를�읽는�이유는�<보기>의�내용을�통해�시를�더�빠

르게,�정확하게�해석하기�위해서입니다.�

따라서�만약�자신이�<보기>를�대충�쓱�읽고,�<보기>의�내용을�시나�소설

에�적용하고�있지�않다면�깊게�반성하시길�바랍니다.�이렇게�<보기>에서�

대부분의�해석을�해준�경우에는�그냥�<보기>의�내용을�바탕으로�시를�재

진술만�계속�해주면�됩니다.�이번�6평�현대시도�마찬가지에요.

다시�풀어보시면서�꼭�점검하시길�바랍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고� 해서�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기>를� 읽었습니다.� ‘활자’가� ‘자유’를� 말하는�

상황은,� 언어가�의사소통의�수단으로�존재해야�하는데,�그게�안� 되

어서� <활자로만!>� 자유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유를�얘기하려�하지만�그�수단이� ‘활자’일�수밖에�없는�것이죠.

어쨌든�활자가�자유를�말하는�것을� 보고� 자신의�영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입니다.� 서술어에� 집중하기로� 했었죠?� ‘영’이� 죽어있

다고�하는�것을�보아�절대�긍정적인�상황이�아닙니다.� ‘죽어있다’는�

것으로�보아서�억압의�상태에�있다고�해석해야�하겠네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벗에게� 화자가� 말을� 전달하고� 있네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활

자가� 아닌� 자유로운� 대상인데,� 그것을� 화자가� <고개� 숙이고� 듣는�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화자가� 억압의� 상황에� 처해� 있고,� 의사소

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벗’은� 상

대적으로�자유로운�상태인가�봅니다.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정서입니다.� 강하

게�체크해줘야�해요.� <황혼,� 돌벽�아래�잡초,�페인트>�모두�세부정

보입니다.�그냥�다!�마음에�들지�않는다는�것을�구체적으로�묘사했

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과� 같습니다.� 세부정보는� 그것이� 어떻

게� 구현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요함� =� 억압>이겠죠?� 고요

함까지도�화자가�싫어하니까요.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의�정의,� 우리들의�섬세� 모두� 행동이� <죽음에서�나온다>고� 합

니다.� 우리는� <보기>를� 읽었으므로,� 죽음을� 억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욕되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뜻이죠?� 정서입니

다.�의사소통을�하지�못하고�있는� 스스로가,� 이�교외가�부끄럽다는�

뜻입니다.�그래서�모든�게�마음에�들지�않는�화자이구요.� <보기>에

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시해주었으니�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납

득’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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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의�그대는� ‘벗’을�뜻하겠죠?�아까� ‘벗’은� ‘말’을�하고�있었으니

까요.� 그러기에� 반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되어있지� 않고� 자

유로우니까요.� 그것을� 보고� 우습다고� 합니다.� 역시� 정서기에� 체크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습다는� 것은� 그대가,� 벗이� 우스운� 게� 아니

라� 자유롭게�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하는� 자조적�

표현이겠지요.� ‘나’의� 성찰인� 것입니다.� 제� 해석� 모두� <보기>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실전적으로는� 그냥� 다� ‘억압,� 억압,� 억압,�

억압’하면�되지만� <보기>를�읽었다면�시를�이�정도까지는�읽어보시

길�바랍니다.�그게�결국�감상력의�상승으로�이어지니까요.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릴� 정도로� 추운� 날인가� 봅니다.� 강물에� 배

들이� <붙들렸습니다.>� 배들이� 강물에� 붙들렸다는� 표현은� 억압으로�

읽어줘야겠죠?� <보기>는� 이러한� 용도입니다.� 이제는� <보기>에서�

제시된� 말과� 비슷한� 말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발등까지�

딱딱하게�얼었다는�것은�강하게�억압되고�있다는�뜻이고,�아이들이�

그것을�비웃는�것은� <또�다른�의사소통의�방법>으로�읽을�수�있어

야�합니다.� <보기>에� <웃음� =�의사소통�수단>이었으니까요.�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한강물이� 흐르지� 못한다는� 사실도� 역시� 억압일� 것이고,� 웃음을� 참

지� 못해� 나뒹구는� 아이들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겠

죠.� 그� 와중에� 보이는� <붙박힌� 말� =� 억압>입니다.� <보기>에도� 그

대로�등장한�워딩이죠?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언�강물,�언�하늘�모두�억압입니다.�저어가지�못하는�배든,�말이든,�

숨죽이고� 있는� 것이든,� 모두� 억압입니다.� 실제로� 실저에서는� 이렇

게만�읽으시면�돼요.� 더� 깊은� 해석까지�할� 수� 있으면�좋겠지만�그

런� 건� 평소에라도� 꼭� 연습하시길�바랍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여러

분의�문학�실력에�도움이�됩니다.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

러낸다.

→�열거된�것은�화자가�인식하는�대상들이지,�시간적�표현이�아닙니다.�

역시�시대에�대한�화자의�인식�변화는�개소리구요.�변화가�없잖아요.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

감을 표현한다.

→�호칭의�전환은�있습니다.�<벗�→�그대>이니까요.�하지만�경외감은�있

지�않습니다.�경외감이라�하면�너무�놀랍고�크게�공경해서�공포까지�느끼

는�마음입니다.�엄청�극단적인�표현이죠.�절대�아닙니다.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원근을�나타내는�지시어가�없습니다.�멀고�가깝고를�말해주는�것도�없

고,�이게�지시어�때문에�애매하다고�쳐도,�대상의�움직임은�없습니다.�‘내

면’을�강조하는�시에요.�외부�세계에�대한�시가�아닙니다.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

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음의�형식으로�종결한�것은�맞지만,�설의법입니다.�나의�영이�죽어

있다는�설의법일�뿐이죠.�대상에�대한�깨달음도�없고,�그것이�부정되는�

것도�없습니다.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

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1연과�마지막�연,�그리고�중간중간에�마음에�들지�않는다는�구절�모두�

반복됩니다.�여기서의�시적�상황은�<억압>인데,�이것에�대해�<화자의�부

정적�정서�=�모두�다�마음에�들지�않아라>는�심화됩니다.�심화된다고�판

단하기에�전혀�무리가�없습니다.�<반복�+�지속�=�심화>라고�볼�수�있는

데,�반복되는�구절들의�지속이�일어나므로�충분히�그렇게�판단할�수�있습

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

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분명히�<구경하러�나갔다>고�써�있습니다.�이를�통해�배애�관해�대화

하고,�웃음으로써�시상이�전개됩니다.�틀렸다고�판단할�수�없습니다.�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

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

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훈련�받고�있다는�추측을�부정하는�것은�맞습니다.�하지만�배가�움직

일�수�없는�상황이�<내부적�원인>�때문이라는�것은�말도�안�됩니다.�배�속

에서�누가�움직이지�못하고�브레이크를�밟고�있는�것도�아니고,�결정적으

로�<강물이라는�외부적�원인>에�의해�움직이지�못하고�있으므로�사실관

계에�있어서�확실히�틀린�선지입니다.�제발�‘사실관계’를�세밀하게�판단해

주세요.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

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

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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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덕거렸다는�것은�억압된�배에�대한�비웃음으로�볼�수�있습니다.�

분명히�<비웃느라>라고�써�있으니까요.�이것을� ‘냉소’로�해석하는�것은�

무리가�없습니다.�냉소는�보통�자조적�웃음으로�쓰이기도�하고�비웃음으

로�쓰이기도�합니다.�

+�깊은�해석을�더하자면,�여기서의�냉소는�억압되어�있는�배들을�보고�웃

고�있을�수밖에�없는�자신들을�향한�자조적인�웃음이라고�생각합니다.�일

례로,�<농무>라는�시를�생각해봅시다.�

그�시에서도�농무를�추며�스스로를�킬킬대며�자조적으로�웃는�농사꾼들

이�등장합니다.�거기서의�비웃음도�결국�자신들을�향한�비웃음이었던�것

이죠.�여기서도�마찬가지입니다.�같은�하늘�아래의�배인데,�억압되어�있

는�모습을�보고�어찌할�수�없는�‘우리들’도�결국�배의�모습을�보고�자조적

으로�비웃을�수밖에�없다는�것이죠.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

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

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흐르지�못해서�얼어�있고,�그것이�결국�‘억압’과�이어지므로�외부의�힘

이�강조된다는�것은�충분히�가능한�해석입니다.�여기서도�<외부의�힘>이�

선지에�나왔는데,�②번을�틀리신�분들은�급해서�아무�생각없이�선지를�읽

었을�가능성이�높습니다.�제발�선지를�문지르지�맙시다.

⑤ ㉤의 ‘꽝꽝꽝’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

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꽝꽝꽝�=�청각적�심상�=�감각적�=�감각적으로�표현>,�맞네요.�현실의�

상황이�꽝꽝�언�것�만큼�억압되어�있다는�것을�표현하고�있습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

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

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

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

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

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

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

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

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의사소통의�여지가�축소된�상황은�맞습니다.�그런데,�<의사소통의�장

을�활성화할�수�없다는�성찰>????�그냥�<보기>의�사실관계랑�틀린�선지

입니다.�화자는�활성화�할�수�없어서�성찰하는�것도�아니고,�자조하는�것

도�아닙니다.�그저�위축된�의사소통의�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해

서�성찰하는�것이죠.�활성화하는�것과�참여하는�것은�많이�다릅니다.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

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웃음&행동�=�비웃는�모습&뒹구는�장면>이죠?�또�다른�의사소통

의�방법�맞습니다.�시를�읽을�때도�이미�그렇게�읽었구요.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

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

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하늘�아래에서�활자가�간간이�자유를�말해봤자,�결국�억압입니다.�마

찬가지로�하늘�아래�고요함이�존재한다는�것도�억압을�말하는�것이�맞죠.�

배와�말이�숨죽이고�있다는�것은�당연히�억압이구요.�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

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

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너무�당연해서�해설할�게�없습니다.�‘활자’�자체도�억압이었고,�말이�날

아가지�못하고�‘붙박힌�말’이�되어있는�상태이므로�억압이�맞습니다.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

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

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억압의�상황에�대한�화자의�정서는�당연히�‘마음에�들지�않을�수밖에’�

없습니다.�강물이�배를�방해하는�것�역시�외부적�상황을�뜻하겠죠.�이렇

게�<외부의�힘,�환경>�등의�힌트를�줬는데도�44번의�②번�선지를�고르지�

못하셨다면�시나�소설을�읽는,�선지를�해석하는�근본적인�틀이�없다는�뜻입

니다.�꼭�남은�기간동안�그�기준을�재단하시길�바랍니다.

<9월�모의고사에�대해>

어려운�시험이�맞습니다.�못�보신�분들도�있고�잘�보신�분들도�계실텐

데,�못�보신�분들은�제가�드렸던�6월�모의고사�해설지에�써진�대로�공

부하셨는지�꼭�반성하시길�바랍니다.

귀찮은�공부,�생각하는�공부,�항상�머리가�터질�것�같은�공부를�해야�합

니다.�결국�그게�정도이고,�여러분들의�실력과�점수를�올려줄�방법은�

그것�하나밖에�존재하지�않습니다.

지름길은�없습니다.�여러분의�성적을�순식간에�1등급으로�만들어�줄�

강의도�없고,�책도�없습니다.�여러분이�얼마나�텍스트�하나하나를�소중

하게�대하느냐,�한�단어ㆍ문장ㆍ문단ㆍ글ㆍ구절을�깊게�읽고�생각하느

냐가�성적이랑�직결됩니다.�

실전연습도�결국�근본적인�실력�앞에서�아무�쓸모�없습니다.�

제발�남은�기간은�자신에게부끄럽지�않게�공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았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겠다

-빈센트 반 고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