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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cientific concept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terms of the day-night

cycle. The subjects consisted of 180 three-,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from two kindergartens

and one children's center located in Seoul and Jeju.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verbal and pictorial responses on the day-night cycle. The scientific concepts on the day-night cycle

are classified five stages including：no recognition, egocentric concept, initial mental models, synthetic

mental models, and scientific mental models. Using two-way ANOVA, scores for the types of concept

on the day-night cycles were then analyzed according to both the ages and genders of the children.

The results reveal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types of concept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age. Most three-year-olds children had no recognition. Most three,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revealed egocentric concepts. Four-year-old children revealed that were in the

initial stages of experiencing the mental models and synthetic mental models of the day-night cycle.

Five-year-old children revealed that they were in the early stages of experiencing the initial, synthetic,

scientific mental models of the day-night cycle. The results suggest appropriate ways of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s of the day-night cycle.

Key Words：낮과 밤의 순환(the day-night cycle), 과학적 개념(scientific concept), 개념 발달(concep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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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나 낮과 밤의 순환은 유

아가 매일 경험하는 자연현상이고 신기한 호기

심을 유발시키는 현상이다. 유아는 주변의 자연

현상에 대하여 초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

어지는 개인적인 경험 및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여 인식하다가 점차 부모나 교사

가 제공하는 설명이나 다양한 책과 미디어 자료

등을 통한 정보를 통하여 초기의 개념을 변화

시키며 지식을 구성해간다(Kikas, 2005, 2010;

Vosniadou, 2007).

지난 30년 동안 구성주의 관점의 인지 이론

및 교육 심리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

한 유아 및 성인의 개념 및 사고 특징을 탐구하

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Nobes & Panagiotaki,

2009; Siegal, Nobes & Panagiotaki, 2011). 자연

현상에 대한 전조작기 유아의 사고에 관한 연구

는 Piaget(1931, 1950)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해, 달, 바람, 물의 움직임 등의 자연현상에 대한

유아의 개념 발달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 즉, 자연현상에 대한 유아의 개념 발달

은 1단계에서 물활론적이고 인공적인 자기중심

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2단계에서 자기중심적 관

점에 직관적인 경험이 섞인 모순적 관점을 보이

며 마지막 3단계에서 물리적 현상을 고려한 과

학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Piaget는 전

조작기 유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학적 개념을 갖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후, Piaget 관점의 유아의 추론 능력에 대한

논쟁과 과학적 심리측정 도구의 개발 및 개념

연구 방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전조작기 유아라

하더라도 단순한 정보 및 경험의 축적만이 아닌

추론에 의한 독특한 사고 특징이 있고, 직관적으

로 관찰되지 않는 자연 현상에 대한 특정한 개

념 및 사고의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Brown,

Campione, Metz & Ash, 1997; Flavell, Miller &

Miller, 2002; Gelman & Brenneman, 2004).

특히 천문학에 대한 개념 연구는 발달 및 교

육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흥미롭게 진행되어 왔

다(Nobes, Moore, Martin, Clifford, Butterworth,

Panagiotaki & Siegal, 2003; Nobes & Panagiotaki,

2007, 2009; Vosniadou & Brewer, 1992, 1994).

천문학에 관한 과학적 이해에 특정한 관심이 집

중된 이유는 사람들이 갖는 신념 및 이론의 발

달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외부 과학적 지식에

서 형성된 것인지 밝힐 수 있는 독특한 개념이

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과학 교수-학습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낮과 밤의 순환이나 지구의 모양 등의 천문학

에 대한 과학적 개념은 일상생활 속에서 직관적

으로 관찰되는 실재와는 모순된 개념이다. 즉,

생활 속에서 직관적으로 관찰되는 지구는 편편

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과학적 개념의 지구는 구

형이고 회전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낮과 밤의

순환 현상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과학적 개념인 지구의 자전

을 관찰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의 모순이 시사

하는 점은 낮과 밤의 순환이나 지구의 모양에

대한 과학적 개념은 유아 스스로 관찰하거나 확

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교수-학

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Vosniadou, Skopeliti &

Ikospentaki. 2004).

실제로 유아들은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하여

“태양이 산 뒤에 있거나 동쪽에서 뜬다” 라는 식

의 문화적 설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일상에

서 자주 듣게 되는 이러한 문화적 설명은 떠 있

는 모든 사물들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가정과 일

치하지만 낮과 밤의 순환의 과학적 개념과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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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구의

모양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낮과 밤의 순환의

과학적 개념은 성인조차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Baxter, 1989; Trumper, 2001).

따라서 구성주의 관점의 과학교육에서는 매일

의 경험에서 관찰되는 개념과 성인 및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외부의 과학적 개념이

학습자의 내면적 구성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을

발생하며 구성되어 가는지 개념 발달 과정에 관

심을 가져야 한다(Vosniadou, et al., 2004).

Piaget(1931, 1950)는 자연현상에 대한 유아의

개념 발달은 처음에는 물활론적이고 인공적인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인식하다가 점차 자기중

심적 관점과 직관적인 경험이 섞인 모순적 관점

을 보이는 단계가 있고 그 후에 물리적 현상을

고려한 과학적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

한 Piaget의 관점은 낮과 밤의 순환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초기 연구인 Baxter

(1989)는 9～16세 20명을 대상으로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6가지 개념 유형을 발견하였다; 태

양이 언덕 뒤로 간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달

이 태양을 가린다, 태양이 하루에 1번 지구 뒤로

간다, 지구가 하루에 1번 태양 주위를 돈다, 지

구가 하루에 1번 자전 축을 중심으로 돈다. Baxter

의 연구결과는 개념 발달 과정을 추적하는데 많

은 공헌을 하였는데, 성인들도 낮에는 태양이 지

구 주위를 회전하고 밤에는 달만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는 비과학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Vos-

niadou와 Brewer(1989, 1990, 1994)에 의해 진행

되었다. 선행연구자들은 미국의 1, 3, 5학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개

념을 연구하고, 미국과 그리이스 아동의 개념간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의 개념에 공

통된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난 아동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모르겠다 혹

은 반응 없음, 구름이나 밤이 태양을 덮는다, 태

양이 산, 구름, 바다 속으로 움직인다, 태양이 서

쪽 혹은 지구 아래로 움직인다 등과 같은 순진

한 설명,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설명, 밤은 사

람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다, 태양

이 숨는다 등의 물활론적이고 인공적인 설명, 태

양이 지구의 주위를 회전한다, 지구가 회전하고

잠시 멈춘다, 지구가 회전하고 태양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지구가 달 주위를 회전한다 등의 동화

된 설명,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의

정확한 설명, 지구가 일정하지 않게 움직인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 지구의 두 가지

움직임을 언급하다.

이후, Vosniadou와 Brewer(1994)는 낮과 밤의

순환에 관한 개념의 정확성, 일관성, 단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밤에 태양의 사라짐(4가지), 낮

과 밤의 순환에 대한 설명(2가지), 달의 움직임(4

가지), 낮에 별의 사라짐(3가지)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아동의 반응에 정확성, 일관성, 단일성의

특징을 있음을 밝히고,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정신 모형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Vosniadou와 Brewer(1992, 1994)의 정신 모형

이론은 3가지 차원인 초기의 모형, 과학적 모형,

합성적 모형으로 설명되는데, 사람들은 자연 현

상에 대한 과학적 모형(Scientific models)을 학

습하기 전에 일상의 경험에서 관찰된 현상을 설

명하는 초기의 유형(Initial models)과 초기의 개

념이 과학적인 설명이나 문화적으로 수용된 지

식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타나는 합성적

모형(Synthetic models)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정신 모형은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된 특성이 있

다. 계속하여 이 연구자들은 낮과 밤의 순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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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신 모형의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미국과 인디언 아동의 개념을 비교하는 연

구를 통하여 정신모형 이론을 확고히 하였다

(Samarapungavan, Vosniadou & Brewer, 1996).

천문학에 관한 개념 연구는 주로 초등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구의 모양이나 낮과 밤의 순

환에 관한 Vosniadou와 Brewer(1992, 1994)의

정신모형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유아 및 성인으로 확대되면서

Vosniadou와 Brewer(1992, 1994)의 연구에서 사

용된 질문 유형 및 분석도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새로운 방법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의 연구자들(Frède, Nobes, Frappart,

Panagiotaki, Troadec & Martin, 2011; Hannust &

Kikas, 2007; Nobes et al., 2003)은 Vosniadou와

Brewer(1992)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어린

유아들조차 과학적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

기의 정신 모형의 특징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Nobes, Martin와 Panagiotaki

(2005)와 Schoultz, Säljö와 Wyndhamn(2001)는

Vosniadou와 Brewer(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반복된 질문 방식이 질문을 강조하였고, 많은 질

문-반응간 의사소통 관계가 아동들에게 특정 사

고 모형과 추론 방식을 갖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Vosniadou, Skopeliti와

Ikospentaki(2004)는 Vosniadou와 Brewer(1992)

의 연구방법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선택이 강요된 질문 방식을 사용(Nobes et al.,

2003)하거나 구형의 지구를 유아에게 보여주는

방식(Schoultz et al., 2001)을 사용함으로써 유아

들이 과학적인 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을 만들었고, 문화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설명과

실제 직관과 관찰로 경험된 초기의 개념이 합성

되는 과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천문학중 지구의 모양에 대한 개념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개념이 일관성 있는 순수한 정신모

형인지 여러 조각의 분절된 개념인지에 대한 논

쟁으로 진행되는 반면,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개념 연구들은 개념에 대한 논쟁보다는 연구 대

상의 수준에 따라 분석기준을 세분화하는 연구

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하여 유아 및 성인을 대상

으로시도된 최근 연구를살펴보면, 먼저, Schwarz,

Schur, Pensso와 Tayer(2011)는 8학년을 대상으

로 화성에서도 낮과 밤이 있는지, 낮과 밤의 현

상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보도록 질문하였고,

분석도구를 새롭게 구분하였다. 즉, 이 연구자들

은 Baxter(1989), Vosniadou와 Brewer(1994)가

분류한 기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어서

8학년생의 설명을 정확히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6개의 정신 모형으로 세분화하

였다; 정신 모형이 아님(no mental model), 지구

중심적 모형(geocentric model), 지구가 낮에는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밤에는 달 주위를 회전한

다는 이중 모형(dual model), 태양중심적 모형

(heliocentric model), 합성적 모형(hybrid model),

과학적 모형(scientific model).

한편, Valanides, Gritsi, Kampeza와 Ravanis

(2000)는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낮과 밤의 순

환에 대한 개념을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교수효과를 살펴보았다; 대답 없음, 종교

혹은 신화적 설명, 낮과 밤의 상황에 대한 서술,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

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또

한 5～6세 유아들은 과학 활동의 경험 이전에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하여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

로 반응한 유아가 많고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다

고 반응한 유아가 거의 없었으나, 과학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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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이후에는 지구의 자전 개념으로 반응한 유

아가 태양의 움직임의 개념으로 반응한 유아보

다 휠씬 많아졌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낮과 밤의 순환과 관한 천

문학의 개념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 아동의 지구의 자전에

관한 Jang(1995), Ha와 Lee(1997)의 연구를 보면

3, 6학년 초등학생들도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하여

자기중심적 개념을 갖고 있거나 초기의 정신 모

형 개념을 갖고 있는 아동이 많았으며, 6학년 아

동들도 지구와 태양과 달의 공간적 위치관계나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천문학 연구로는 낮과 밤

의 순환에 대하여 단순하게 오개념과 정개념을

살펴본 연구(Kim, 2007), 지구의 모양(Kim &

Lee, 2001), 지구의 모양과 개념 변화(Chung,

Back, & Kim, 2009)를 살펴본 연구만 있을 뿐,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개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지구와 우주에 관한 유치원-초등학교 과

학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활동의 분석 연구(Yun

& Nah, 2008, 2010)를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에

지구의 모양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 Ⅰ수준과 초

등학교 3학년에서,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Ⅰ, Ⅱ수준과 초등학교 1, 2, 6학년에서

다뤄지고 있다. 덧붙여, 지구와 우주에 관한 유

치원과 초등학교간 과학 교육과정의 내용의 연

계성을 제시한 Yun과 Nah(2011)의 연구는 천문

학 분야의 내용 및 개념을 연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매우 의의 있으나 천문학 분야에 관한

발달적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발달의 적합성

을 고려한 과학내용의 개념 및 활동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 수준에 적합한

천문학의 내용 및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

저 천문학 분야에 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유아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경험

적 직관과 관찰로는 과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없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만 3, 4, 5세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발달을 살펴보고, 유아수준에 적

합한 천문학의 내용 및 활동의 개발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

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연령과 성별에 따

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언어적 표상은 연

령별로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제주시에 있는 대학

의 부속 유치원 2개 기관과 어린이집 1개 기관

의 만 3세, 4세, 5세 유아 각각 60명씩(남 30명,

여 30명) 총 180명이다. 연구 대상의 연령 및 성

별에 의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낮과 밤의 순환에



6 아동학회지 제33권 3호, 2012

- 136 -

<Table 1> Means and standard on the age of

subjects

Gender

Age

Boys Girls Total

N M(SD) N M(SD) N M(SD)

3 30
43.50

(3.16)
30

41.53

(2.41)
60

42.52

(2.96)

4 30
54.73

(2.82)
30

54.33

(2.94)
60

54.53

(2.86)

5 30
66.67

(4.04)
60

66.53

(3.84)
60

66.60

(3.91)

대한 질문 유형과 분석 도구는 다음과 같다.

1)질문유형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질문 유형은 Vosniadou

와 동료연구자(1990, 1994, 1996)의 연구에 기초

하였다.

Vosniadou와 Brewer(1990)는 1, 3, 5학년의 초

등학생의 낮과 밤의 순환에 관한 개념을 알아보

기 위하여 “낮에는 태양이 어디에 있을까?, 밤에

는 태양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

어난 걸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였고, Vosniadou

와 Brewer(1994)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질문

으로 질문자가 지구를 나타내는 원을 그리고 원

의 왼쪽 위에 사람을 그린 후, “이제 저 사람에

게 낮이 되게 만들어 보자. 좋아, 이제 저 사람에

게 밤이 되게 만들어 보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

어나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자”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Samarapungavan, Vosniadou, Brewer(1996)는

1, 3학년의 초등학생의 지구, 태양, 달에 관한 정

신 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선택한 지

구 모형의 꼭대기에 막대기를 꽂고) “여기 지구

위에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지구, 태양, 달

의 모형을 가지고, 이 소년에게 어떻게 해서 낮

과 밤이 변하는지 나에게 보여 줘. 먼저 소년에

게 낮을 만들어 보자. 낮에는 달이 어디에 있을

까? 좋아, 이제는 소년에게 밤을 만들어 주자.

밤에는 태양이 어디에 있을까? (만일 분명한 답

을 하지 않으면) 낮에서 밤으로 어떻게 변하는

지 나에게 다시 말해 보겠니?” 라는 질문 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osniadou와 동료연구자들이

사용하였던 질문 유형을 중심으로 질문을 간단

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유아가 낮과 밤을 구

별하는지 확인한 후, 질문을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어

떤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아이에게 지

금은 낮이야. 낮에는 해가 어디에 있을까? 이 아

이에게 지금은 밤이야. 해가 어디에 있을까?” 라

고 질문하여 낮과 밤을 구별하는지 알아본 후,

“밤에는 왜 해가 보이지 않을까?”와 “낮과 밤이

어떻게 해서 변하는걸까?” 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2)분석도구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

분석도구는 초등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Vos-

niadou와 Brewer(1994)의 낮과 밤의 순환에 대

한 정신 모형(Mental models of the day-night

cycle)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Valanides, Gritsi,

Kampeza와 Ravanis(2000)의 개념 유형을 유아

에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Vosniadou와 Brewer(1994)는 낮과 밤의 순환

에 대한 정신 모형을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매일의 경험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설

명하는 초기의 유형(Initial models), 매일의 경험

에서 관찰되는 과학적인 설명과 문화적으로 수

용된 것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타나는 것

을 설명하는 합성적 모형(Synthetic models), 과

학적 견해와 일치하는 과학적 모형(Scientif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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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anides, Gritsi, Kampeza, Ravanis(2000)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낮과 밤의 순환에 관한 개

념을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답

없음(대답을 꺼리거나 이상한 반응), 종교 혹은

신화적 설명, 낮과 밤의 상황에 대한 설명(구름

의 다양한 색, 학교에 가야 해서 혹은 잠을 자야

하니까와 같은 자신의 요구, 햇빛과 관련되지 않

거나 태양과 달의 신기한 출현), 태양이 움직인

다(태양이 산 속으로 숨었다, 달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나라로 갔다), 지구가 태양 주위

를 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등.

본 연구에서는 Vosniadou와 Brewer(1994)의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정신 모형의 3가지 유형

과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Valanides, Gritsi,

Kampeza와 Ravanis(2000)의 대답을 꺼리거나 이

상한 반응, 종교적 설명이나 낮과 밤의 상황에

대한 자기중심적 설명의 2가지 유형을 포함하여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인식못

함(대답이 없거나 모르겠다), 2) 자기중심적 개

념(자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을 서술, 물활

론적 설명, 종교적 신념) 3) 초기의 정신 모형(해

와 달의 출현, 해와 달의 빛, 해가 구름이나 어둠

에 가려짐, 해와 달의 움직임), 4) 합성적 정신

모형(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지구의 자전을

부정확, 애매하게 표현), 5) 과학적 정신 모형(지

구의 자전을 정확히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분석 도구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낮과 밤의 순환에 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점수 부여 방법은 인식못함은 0점, 자기중심적

유형 1점, 초기의 정신 유형 2점, 합성적 정신 유

형 3점, 과학적 정신 유형 4점으로 부여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유아교육전공자 2명이 개념을 평정한 후 평정자

간 상관을 검사한 결과 Cronbach α = .95이다.

3.연구절차

먼저,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질문 유형과 분

석 도구가 유아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만 3세, 4세, 5세 유아 각각 10명씩 총 30명을 대

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유아 수준에 적합

하게 수정하였다. 질문의 형태와 분석 도구가 적

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석사 이상의 유

치원 교사 2인, 유아교육 전공 교수 3인에게 안

면타당도를 구하였다.

검사자는 유치원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교사

4인과 연구자가 하였고, 검사의 목적과 내용, 유

아에게 질문하는 순서와 방법, 기록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는 정해진 질문 유형과 기록 방법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조용한 방에서 개별 면접

으로 한 유아당 5분씩 실시하였다. 유아의 언어

적 설명은 녹음하여 기록하였고, 그림으로 설명

하려는 유아는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보

도록 하였다.

4.자료분석

유아의 과학적 개념에 의하여 연령과 성차에

의한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수준별 빈도를 점수

화하였다. 유아의 점수를 연령 및 성차에 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유의미성 검증을 위

하여 연령과 성별에 의한 이원변량 분석(two-way

ANOVA)을 하였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

아의 언어 및 그림 반응의 질적 분석을 위하여

범주별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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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ypes of the scientific concept on the day-night cycle

The types of scientific concept Children's responses

No recognition I don't know

Egocentric

Our needs or situation of day

and night

Daylight is necessary so that children can attend

school and night is necessary because we must

sleep

Animistic explanation The sun and moon must be sleep

Religious or mythological

explanation
God made day and night

Mental

models

Initial
The observations based

on everyday experience

Appearance of the sun and moon

Mechanical alternation of day and night that was

related to sunlight

The sun is occluded by clouds, moon or darkness

(ex, the different colour of the cloud; during

daylight clouds are white, while at night they are

black)

The sun and moon move on the grounds

Synthetic

Representing attempts to

reconcile the culturally

accepted, scientific

explanation of the day-

night cycle with observations

based on experience

The sun and the moon move up/down to the other

side of the earth

The sun and the moon revolve around the earth

once a day

The earth and the moon revolve around the sun

once a day

The earth rotates up/down or west/east, sun and

moon are fixed at opposite sides once a day

Scientific Agree with the scientific view The earth rotates on its axis once a day

<Table 3> Means and standard of scientific

concept on the day-night cycle

Gender

Age

Boys Girls Total

N M(SD) N M(SD) N M(SD)

3 30 .43( .68) 30 .30(.47) 30 .37( .58)

4 30 1.30( .75) 30 1.07(.74) 30 1.18( .75)

5 60 1.87(1.11) 60 1.57(.90) 60 1.72(1.01)

Ⅲ.결과분석

1.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

분석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와 표준 편차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낮과 밤의 순환

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만 3세가 0.37점

이고, 만 4세가 1.18점이며, 만 5세가 1.7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만 3세(남아 .43, 여아 .30),

만 4세(남아 1.30, 여아 1.07), 만 5세(남아 1.87,

여아 1.57)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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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wo-Way ANOVA by age and gender on the day-night cycle

SS df MS F p Scheffe

Age 55.478 2 27.739 43.614*** .000
Age 5 > 4**

Age 4 > 3***

Gender 2.222 1 2.222 3.494 .063

Age*Gender .211 2 .106 .166 .847

Error 110.667 174 .636

Total 168.244 179

**p <. 01. ***p <. 001.

<Table 5> The frequency of the types of scientific concept on the day-night cycle

Age

Types of concept
3 4 5

No recognition 40(66.67%) 6(10.0%) 5( 8.33%)

Egocentric 19(31.67%) 40(66.67%) 23(38.33%)

Mental models

Initial 0 10(16.67%) 19(31.67%)

Synthetic 0 4( 6.67%) 10(16.67%)

Scientific 1( 1.67%) 0 3( 5%)

Total 60( 100%) 60( 100%) 60( 100%)

났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4

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

의 과학적 개념의 연령 및 성별에 의한 이원변

량 분석 결과,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 = 43.614, p < .001). 사후 검증의 결과, 만 5

세가 4세보다 과학적 개념 수준이 높았고, 만 4

세가 3세보다 과학적 개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낮과 밤의 순환

에 대한 유아의 개념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과학적 개념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

의 언어적 표상 분석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언어적 표상의 빈도를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는 다음의 Table 5, Table 6과 같다.

Table 5에 의하면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

의 과학적 개념은 만 3세에서는 인식못함(66.67%)

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자기중심적 개념(31.67%)

이 많았으며, 과학적 정신 모형(1.67%)이 1명 나

타났다. 만 4세에서는 자기중심적 개념(66.67%)

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초기의 정신 모형(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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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types of the scientific concept on the day-night cycle

Age The types of scientific concept N

3

No recognition 40

Egocentric Our needs or situation of day and night 19

Mental

models
Synthetic

Ambiguous and inaccurate expression on the rotation of the

earth
1

Total 60

4

No recognition 6

Egocentric

Our needs orsituation of day and night 37

40Animistic explanation 1

Religious explanation 2

Mental

models

Initial

Appearance of the sun and moon 2

10

Mechanical alternation of day and night that was related to

sunlight and moonlight
3

The sun is occluded by clouds or darkness 3

The sun and moon move on the grounds 2

Synthetic

The earth revolve around the sun 1

4Ambiguous and inaccurate expression on the rotation of the

earth
3

Total 60

5

No recognition 5

Egocentric

Our needs or situation of day and night 21

23Animistic explanation 1

Religious explanation 1

Mental

models

Initial

Appearance of the sun and moon 3

19

Mechanical alternation of day and night that was related to

sunlight and moonlight
5

The sun is occluded by clouds or darkness 6

The sun and moon move on the grounds 5

Synthetic

The earth revolve around the sun 1

10Ambiguous and inaccurate expression on the rotation of the

earth
9

Scientific Accurate expression on the rotation of the earth 3 3

Total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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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못함(10.0%), 합성적 정신 모형(6.67%)의 순

으로 나타났다. 만 5세에서는 자기중심적 개념

(38.33%)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초기의 정신 모

형(31.67%), 합성적 정신 유형(16.67%), 인식못

함(8.33%), 과학적 정신 모형(5%)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만 3세는 인식못함의 유

아가 많고, 만 4와 만 5세는 자기중심적 개념의

유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만 4세에서

초기의 정신 모형과 합성적 정신 모형이 나타난

것과 만 5세에서 초기의 정신 모형, 합성적 정신

모형, 과학적 정신 모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언어적 표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의하면,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만

3세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자기중심적 개념에서

는 자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을 서술하는

‘깜깜하니까, 잠을 자야 하니까, 밤 혹은 아침이

니까, 밤이니까 집에 갔어요, 아침에는 보여요’

의 개념이 19명으로 나타났고, 합성적 정신 모형

인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서’의 지구의 자전을

부정확하게 표현하는 유아가 1명으로 나타났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만 4세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자기중심적 개념이 4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을 서

술하는 ‘낮에는 일하고 놀고 밤에는 자야 하니

까, 낮에는 바쁘니까, 피곤하면 자야 하니까, 밤

은 깜깜하고 아침은 환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12시가 지나니까, 밤이니까, 잠을 자야 하니까,

계속 밤이면 아침을 먹을 수 없으니까’의 반응

이 37명, 물활론적 설명인 ‘해가 자고 일어나니

까’ 반응이 1명, 종교적 신념인 ‘하나님이 바꾸

니까, 하늘에 계신 보살님이 만드니까’의 반응이

2명으로 나타났다. 초기의 정신 모형은 해와 달

의 출현인 ‘밤에는 달이 뜨니까 밤에는 달이 뜨

고 낮에는 해가 떠서’의 반응이 2명, 해와 달의

빛의 ‘태양이 빛을 주면 낮, 빛이 없으면 밤이야,

햇님이 빛을 비추면 낮이고 달이 빛을 비추면

밤이 되요’의 반응이 3명, 해가 구름이나 어둠에

가려짐의 ‘구름이 가렸어요, 하얀 구름이 많으면

낮이 되고, 검은 구름이 많으면 밤이 된다’의 반

응이 3명, 해와 달의 움직임인 ‘해가 산 뒤,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의

반응이 2명으로 나타났다. 합성적 정신 모형에

서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의 ‘지구가 태

양 주위를 돌고 있어서 한 쪽은 낮이 되고 다른

쪽은 밤이 되요’의 반응이 1명, 지구의 자전을

부정확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지구가 돌아서, 지구가 돌아서’의

반응이 3명으로 나타났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자기중심적 개념이 2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을 서

술하는 ‘잠자야 하니까, 밤이 오고 낮은 일어나

야 하니까, 사람들이 졸리니까 자라고 밤이 와

요, 깜깜하니까, 밤만 있으면 깜깜해지니까, 낮

에는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야

하니까, 지구의 사람들이 어두우면 안되니까’의

반응이 21명, 물활론적 인식인 ‘햇님이 자러 가

야 하니까 밤이 오고, 낮은 달님이 자야 하니까’

의 반응이 1명, 종교적 신념인 ‘천사와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의 반응이 1명으로 나

타났다. 초기의 정신 모형은 19명으로 나타났는

데, 해와 달의 출현인 ‘밤에는 달이 뜨고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해가 있다가 없어져서’의 반응이

3명, 해와 달의 빛인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

는 햇빛이 없으니까, 산 너머로 해가 들어가서,

그러면 다른 나라는 환한 나라도 있고 깜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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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있다, 햇빛이 어디로 건너가니까, 아침은

하얗고, 밤에서 조금씩 아침이 되는 거다’의 반

응이 4명, 해가 구름이나 어둠에 가려짐의 ‘해가

구름에 가려서,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밤이 와

요, 구름이 들어가서 해가 나오면 낮이고 해가

들어가고 구름이 나오면 밤이 된다’의 반응이 6

명, 해와 달의 움직임인 ‘해가 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해가 산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아

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안 뜨니까, 달이

움직이면서 해를 가려서 안보인다, 아침에는 태

양에 가까워지고 밤에는 달에 가까워져서, 태양

이 다른 쪽으로 가서 지구가 달에 가까워져서’

의 반응이 6명으로 나타났다. 합성적 정신 모형

은 10명으로 나타났는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로 반응한 유아가 1명, 지구의 자전을 부정

확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한 ‘지구가 돌아가서, 지

구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지구가 뱅뱅 돌아서 해

와 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구가 매일

도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따뜻한 쪽이 낮

이 되고 따뜻하지 않는 쪽이 밤이 되요, 지구가

돌아서 햇빛이 없으니까 밤이 되요, 지구가 매일

돌아서 달이 가려서 안보여요’의 반응이 9명으

로 나타났고, 과학적 정신 모형인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는 ‘지구가 돌아가서 빛이 안나는 쪽은

어두워 밤이 오고 빛이 나는 쪽은 낮이 되요, 지

구가 스스로 돌아서 우리나라가 태양 쪽이면 낮

이고 반대쪽이면 밤이에요, 우리가 밤이 되면 미

국은 아침인데 지구가 돌아서 방향이 안 똑같으

니까’의 반응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만 3세, 4세, 5세

유아 모두 자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을 서

술하는 자기중심적 개념의 유아가 많은데 특히

만 4세에서 가장 많고, 만 4세와 5세는 낮과 밤

의 순환에 대한 개념에 물활론적 인식과 종교적

신념이 소수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초기의 정신 모형과 합성적 정신

모형은 만 4세와 5세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고, 만 5세에서 초기의 정신 모형, 합성적 정신

모형, 과학적 정신 모형이 모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만 5세는 4세에 비하여 자기중심적 개

념의 반응이 감소하고 초기의 정신 모형, 합성적

정신 모형, 과학적 정신 모형의 반응이 모두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을 언어적 반응 외에 그림으로 표상하도록

하였는데, 만 3세와 만 4세에서는 그림으로 표상

한 유아가 거의 없었지만, 만 5세는 그림으로 표

상하는 유아들이 있었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하

여 만 5세 유아가 그림으로 표상한 개념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 의하면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자기중심적 개념의 그림 표상은 유

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낮과 밤에 경험하

는 활동(낮에는 바쁘니까 밝게 해주고, 밤에는

안 바쁘니까 어둡게 한다)과 자신의 요구(아침

에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기 때문이고, 만약 밤이

없다면 잘 수 없기 때문)와 관련된 장면을 그림

으로 표상한 것을 볼 수 있다. 만 5세 유아의 초

기의 정신 모형의 그림 표상은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하는 자연현상과 관련지어 ‘태양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검은 구름이 나온다’는

현상과 아침-낮-밤의 시간 흐름을 인식하면서

시간대별로 구름이 점점 태양을 가리는 현상 그

리고 유아가 태양의 빛을 인식하여 태양 빛의

방향과 관련하여 낮과 밤을 구분한 그림 표상을

볼 수 있다. 만 5세 유아의 합성적 정신 모형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공전개념으로 그림을

표상한 것을 볼 수 있고, 과학적 정신 모형은 유

아가 언어적으로는 ‘지구가 스스로 돌아서 우리

나라가 태양 쪽이면 낮이고 다른 쪽이면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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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centric concept

Initial mental models

Initial mental models

Synthetic mental models Scientific mental models

<Figure 1> The pictorial responses of children on the day-nigh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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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반응하면서 그림으로는 태양과 지구, 다

른 행성들을 그렸고 태양과 지구의 공간 관계에

서 태양 쪽을 낮, 반대쪽을 밤이라고 표상한 것

을 볼 수 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상이지

만 경험적 직관과 관찰로는 과학적 개념을 형성

할 수 없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만 3, 4, 5세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발달을 살펴보고, 발달수

준에 적합한 천문학의 내용 및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 5세가

4세보다 과학적 개념 수준이 높았고, 만 4세가

3세보다 과학적 개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개념은 연령

이 높아지면서 점차 과학적 개념으로 형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개

념을 언어 및 그림 표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

면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은 만 3세에서는 인식

못함이 많고, 만 3세, 4세, 5세 유아 모두 자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을 서술하는 자기중심적

개념의 유아가 많았으며, 만 4세에서 자기중심

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유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4세, 5세 모든 연령의 자기중

심적 개념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자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인 ‘잠을 자야 하니까, 피곤하니

까, 깜깜해서’ 등의 언어적 반응이 비슷하게 나

타났고, 4세와 5세에서는 ‘해가 자고 일어나니

까, 햇님이 자러가야 하니까’의 물활론적 설명과

‘하나님이나 보살님, 천사와 하느님이 바꾸니까’

와 같은 종교적 신념이 소수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만 4세에서 자기중심적 개념으로 반응한

유아가 3세와 5세에 비하여 많이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만 4세가 자연현상을 인식할 때 자

기중심적 사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 4세와 5세에서 낮과 밤의 순환에 대

한 초기의 정신 모형과 합성적 정신 모형이 나

타나기 시작하고, 만 5세는 4세에 비하여 자기중

심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유아가 줄어들고 초기

의 정신 모형, 합성적 정신 모형, 과학적 정신 모

형으로 인식하는 유아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 4세와 5세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하

여 유아가 매일의 경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

와 달의 출현, 해와 달의 빛, 해가 구름이나 어둠

에 가려짐,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추론하고 있는

초기의 정신 모형을 나타내고 있고, 만 4세, 5세

모두에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거나 지구

가 뱅글뱅글 돌아서’ 라는 일상적 경험에서 관

찰되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

명하려는 것과 문화적으로 수용된 것을 조화시

키려는 시도에서 표상되는 합성적 정신 모형이

나타났고, 과학적 개념인 지구의 자전을 인식하

는 유아는 만 5세에서만 3명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만 4세와 5세에서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정신 모형이 나타난다는 것으

로 Vosniadou와 Brewer(1994)의 정신 모형 이론

을 지지한다. 게다가 만 4세와 5세에서 나타난

초기의 정신 모형과 합성된 정신 모형의 개념들

은 초등학교 아동(Baxter, 1989; Jang, 1995; Ha

& Lee, 1997)의 개념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형식적인 과학 학습 이전의 초기의 개념이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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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개념에는 공통된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낮과 밤의 순환 현상은 유아가 매일 경험하지

만 경험적인 직관과 관찰만으로는 과학적 개념

을 형성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일상적 경험에서 지각된 초기의 개념이 외부에

서 제공되는 과학적 개념과 만나 내면적으로 구

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개념이 구성되어 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전조작기 유아의 경우 이러한 비과학

적 개념을 오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대안적

개념으로 수용하여 교육의 출발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학교육의 내용과 능동적이고 의미있는 지식

구성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의 맥락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Valanides et al, 2000; Vosniadou, et

al., 2004).

지구와 우주에 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간 과

학 교육과정을 보면 지구의 모양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 Ⅰ수준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Ⅰ, Ⅱ수준과 초등학

교 1, 2, 6학년에서 다뤄지고 있다(Yun & Nah

(2008, 2010).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낮과

밤의 순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Jang, 1995;

Ha & Lee, 1997)를 보면, 아동들이 이미 지구의

자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개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수학습의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

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만 3세는

인식못함이 많고, 만 3세, 4세, 5세 유아 모두 자

신의 요구나 낮과 밤의 상황을 서술하는 자기중

심적 개념의 유아가 많지만, 만 4세에서 자기중

심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유아가 가장 많았다. 만

4세와 5세에서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초기의

정신 모형과 합성적 정신 모형이 나타나기 시작

하고, 만 5세는 4세에 비하여 자기중심적 개념으

로 인식하는 유아가 줄어들고 초기의 정신 모형,

합성적 정신 모형, 과학적 정신 모형으로 인식하

는 유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만 3세,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면서 만 3세의 반응을 얻는데 다소 제한점이

있다. 또한 유아의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과학

적 개념만을 조사하여 지구의 모양과 연계된 낮

과 밤의 순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지 못한 제

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

는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

만을 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지구의 모양과 연

계된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개념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구형의 지구 모형을 활용한 질문에

서는 유아의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

한 천문학 분야의 유아과학교육과정 개발 및 교

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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