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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concept understanding on the stratu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objective, questions on the stratum concept were developed, and concept survey was 
conducted for random sampling of 5th and 6th grade 536 students. As a result, students chosen correct answers 
of the average 57.4% for 16 questions. Below the average rate of correct answers in each domain were 1 
question in the definition of the stratum, 3 questions in formation of the stratum, and 4 questions in features 
of the stratum.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ere appeared in lowly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sible side and non visible side on the stratum, the definition and formation process of a fault and the main 
cause of the stratum’s exposure. Also, between the residence, grade, and gender of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2 questions, 7 questions, and 1 questions, respectively. Therefore, many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 not have high understanding about the stratum concep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tributed 
to find an efficient ways as a basic data for modify misconceptions of the stratum to the scientific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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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습자가 수업을 받기 이전부터 일상생활의 경

험을 통하여 이미 형성된 개념을 선개념이라고 하

며, 이러한 선개념 중 비과학적인 개념을 오개념이
라고 한다. 과학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오개념
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으며

(Gilbert et al., 1985), Osborne et al.(1983)은 과학 학
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그
들 특유의 체제로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관련된

후속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an et al. 
(2010)은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내용은 효과적인
과학 수업을 위해 교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전문적 지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학 학습에

서 교사는 사전에 학생들의 선개념을 조사하여 인

식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에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

적으로 오개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과학적

인개념으로변화시키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eong(2003)은 자연과학의 개념과

구체적인 자연 현상이 격리되어서는 안 되며, 이 격
리 현상으로 인하여 과학개념의 오인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e and Gwon(1999)은 학습 전
에 형성된 개념은 과학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전 개념은 한 번의 학습으로 쉽게 바뀌지않을 뿐

아니라, 과학 개념으로의변화를 방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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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상생활로부

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자연현상에 대하여 나름대

로 개념을 형성하므로, 학습이란 이미 형성된 개념
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동적인 활동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반

드시 필요한 것이다(Chae, 2004). Driver(1985)는 학
습 개념변화의 과정은 학생들의 선개념과 새로운

경험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

미를 구성해 가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새로운 지식을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과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학

습자의 사전 지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출발점

인 개념적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Novak et al., 
1984). 왜냐하면 학습자의 개념변화가 기존에 가지
고 있는 지식의 재구조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Duit, 1999). 
지구과학 영역에서 다루는 현상은 광범위한 공

간에서 나타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학
생들이관찰 대상을추상적으로받아들이며, 관찰된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Jeong & Park, 2009). 
이러한 이유 때문에 Son(1993)도 초등학생들에게

지구과학 영역의 내용을 지도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그리고 Na et al.(2005)은 지구과학 영역은
탐구 대상의 상당 부분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그

규모가 커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오개념이 형성될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질 영역에서 가장 기
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야외 관찰인데,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지층에 관해서 교실 또는

실험실에서 단순히 지질 구조 모형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지층’을 실제 자연현상과 연관지어 이해하
는데 혼란스러워 하고, 오개념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외학습을 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야외학습장 이용

에 필요한 탐구학습 또는 수행평가를 위한 프로그

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학습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에게 지층에

대한 탐구활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초등학생들은 활동에서 지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
를 통해서 야외 지층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는 것이다(Kim, 2001).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층에 대한 개

념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Kim(2001)은 초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 상태에 있는 퇴적암 노

두를 탐구하는 인지적 측면의 야외 학습활동을 실

시하여 지층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식별유형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0~50% 정도의 학생들
만 지층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Na et al.(2005)은 6학년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지층에 대한 오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과학 개념으
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지갈등 전략을 이용한 수

업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학습
후에도 많은 비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
지갈등 수업을 적용한 실험반은 일부 개념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으나, 개념변화가 없는 내용도 있었
다. Baek(2007)은 야외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
층에 대한 개념 수가 많아졌고 전체 개념에서 차지

하는 과학 개념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였지만, 개
념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개념의 위계를 나타내

는 능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

다. Jeong and Park(2009)은 지질 관련 단원 학습 시
지층 형성, 단층 그리고 습곡과 같은 지각변화에

대해 교실 혹은 실험실에서 초등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도구를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지층의 연속적인 변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지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

어, 단층과 습곡이 만들어질 때 작용하는 힘의 상
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층과 관련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았으나, 초등학생의 지층 개념에 대해서
세밀하게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검사
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 초등과학 지질 관련 단원의 지
층 개념에 대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거주지, 학년 그리고 성별 간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오개념을 거주지, 학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근거는 구성주의적 견해에 의

하면, 아동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개인적 이론 또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므로, 
환경은 그들의 사고의 기원이 될 수 있고,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학교 환경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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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학년에 따라 학습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 정도의 차이 및 성별에 따른 관심 분야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지층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거주지, 학년 그리고 성별 간 지층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절차 및 방법

초등학생들의 지층 개념에 대한 연구를 위한 구

체적인 절차는 Fig. 1과 같다.

The selection of study topics


The investigation of the advanced research and literature


The analysis of unit related to the stratum 
in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The selection of objectives and contents on test tool


The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related to the stratum


The advice of experts and th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est tool


The application of test tool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rganization and analysis of test results

Fig. 1. Procedures of the study

Grade/
semester Unit Lesson The main contents of the unit

4th grade/
1st semester

The change of 
ground Changing ground

․Learn about the appearance of change in ground for long time
․Learn about the change of ground by water
․Learn about the appearance of change in ground from upstream to 

downstream of a river

4th grade/
2nd semester

The stratum and 
fossils

The stratum that be stacked 
up and rock within it

․Observe about the stratum
․Learn about the generative process of the stratum
․Learn about the different types of the stratum

Volcanoes and 
earthquakes Shaky ground

․Learn about the causes of earthquakes
․Learn how to represent the strength of an earthquakes
․Learn about an area prone to earthquakes

Table 1. The main contents of the unit related to stratum in elementary science

먼저 지층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한

후, 2007 개정교육과정의 초등과학 교과서에 제시
되어 있는 ‘지표의 변화’, ‘지층과 화석’ 및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 지층과 관련된 학습 목표와 주요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지층 관련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검사 문항 개발 과정에서
J대학교 교육대학 과학교육과 교수 1인, 박사과정
3인과 함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개발된
검사 도구를 투입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 등

을 보완하였다. 그 후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J도내
에서 무선 표집된 53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
층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들의 문항
별 정답률과 오답의 원인 및 지역별, 학년별 그리
고 성별 간의 개념 이해 정도의 차이를 검사 도구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였다. 

1. 관련 단원 분석

2007 개정교육과정 초등과학에서 지층과 관련된
단원의 주요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007 개정교육과정 초등과학의 ‘지구와 우주’ 영
역에서 지질관련 단원은 4학년에만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지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원은

4학년 1학기 ‘지표의 변화’, 4학년 2학기 ‘지층과
화석’ 및 ‘화산과 지진’ 등이다. 학생들은 ‘지표의
변화’ 단원에서 변화하는 지표에 대해서,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지층의 정의’, ‘지층의 종류 및 특
징’, ‘지층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 ‘단층과 습곡의 정의 및 특징’, ‘지
진의 발생원인’,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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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이처럼 초등과학 교육
과정 내 관련 단원의 분석을 통해서 지층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개념 검사를 위한 문항을 제

작하였다.

2. 개념 검사 도구의 개발

2007 개정교육과정 초등과학 4학년 1학기 및 2
학기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를 분석하여 지층 개
념에 대한 검사 문항을 제작하였다. 작성된 검사

문항에 대해서 교육대학 과학교육과 교수 1인, 초
등과학교육전공 박사과정 3인 그리고 석사과정 7
인 등 총 10인에게 내용에 대한 안면타당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타당도 검사를 위해서 각 문항들이 본
연구의 목표와 개념에 바르게 부합되는지 Likert 척
도로 평가하였고, ‘부적절’이나 ‘매우 부적절’로 표
시한 경우, 알맞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는데 참고하였다. ‘매우 타당함’으로
표시하였을 경우를 100%로 보았을 때, 개발된 개념
검사 문항의 안면타당도는 80.1%이었다. 지층에 대
한 개념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작성한 의견을 수

렴하고, 초등학교 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Domain Question
number The contents of question The validity of 

question (%)

The definition 
of the stratum

1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the stratum? 76.7

2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stratification? 82.2

3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flexure? 88.9

4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a fault? 84.4

Formation of 
the stratum

5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orming of the stratum? 80.0

6
Which of the following is where stratum is mainly formed in a river? : 1) upper, 2) middle, 3) 
lower. Explain why. 75.6

7 Which best describes the formation process of a fault? 85.0

8 Which best describes the cause of a flexure? 82.5

9 Which of the following is evidence of the stratum change over time? 70.0

Features of 
the stratum

10 What is the main cause of the stratum’s exposure? 76.0

11 Does the stratum exist below the earth’s surface? Explain why. 75.0

1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sible side and non visible side of the stratum? 75.0

13 Which best describes the relation between the time of formation and the thickness of the stratum? 84.4

14 When the natural environment changes,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to be found in the stratum? 75.0

15 When comparing two separate strata, what is the best way to determine if they formed at the same time? 86.7

16 What is the best evidence of diastrophism in the stratum? 84.4

Average 80.1

Table 2. The test questions related to the stratum

검사를 실시한 후에 학습 요소와 계열성을 고려하

여 적합한 질문의 내용, 표현 방법 그리고 문항 수
의 수정을 통해서 16개의 선택형 검사 문항을 최종
적으로 완성하였다(Table 2). 
문항은 ‘지층의 정의’ 영역 4개, ‘지층의 생성’ 영

역 5개 그리고 ‘지층의 특징’ 영역 7개로 구성하였
다. Table 2와 같이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 한 이유
는 초등과학 4학년 1학기 ‘지표의 변화’, 4학년 2학
기 ‘지층과 화석’ 및 ‘화산과 지진’ 단원을 통해서
지층의 정의, 지층의 형성 과정 그리고 지층의 종
류와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며, 이로부터 지층이 쌓
인 순서와 그 당시의 환경 등을 추리할 수 있는 영

역으로 구분지어 초등학생들의 지층 개념을 파악

하기 위함이다.

3.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J도내 시 지역 4개교(도시형), 읍․

면 지역 3개교(농촌형)를 무선 표집한 다음, 각 학
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년에 따라 1개 또는 2개
반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도시 학생과 농촌 학생의
개념 정도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
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36명으로 4학년 때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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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School 

5 Grade 6 Grade Total

H elementary school

Urban -
type

 53  54 107

B elementary school  26  29  55

N elementary school  55  53 108

J elementary school  29  24  53

S elementary school
Rural -

type

 11  13  24

D elementary school  49  46  95

H elementary school  46  48  94

Total 269 267 536

Table 3. The organization of study subjects (Unit: individual)

의 변화’, ‘지층과 화석’ 및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
지층에 대해서 이미 학습한 5, 6학년 학생들로 구
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연구 대상 학교의 학급에서 총 542명의 학생 중

에 결석이나 조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거나, 무성의하게 답안을 작성한 학생을 제외
한 98.9%의 검사지 회수율을 보였으며, 참여 학생
의 성별은 남학생 282명, 여학생 254명, 총 536명이
다.

4. 설문 조사 및 통계 분석

무선 표집된 초등학교 5, 6학년 536명의 학생들
에게 검사지를 투입하여 얻은 결과를 통계 처리하

였다. 지역별, 학년별 그리고 성별로 지층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 문

항별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하여 t-검정을 실
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지층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

5학년 269명과 6학년 267명, 총 536명을 대상으
로 지층 개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초등학생들의 지층과 관련된 전체 16개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57.4%로 나타났다. 12번 ‘지층
에서 보이지 않는 면과 보이는 면의 차이’에 대한
문항이 가장 낮은 정답율(19.4%)을 보였고, 1번 ‘지
층의 개념’에 대한 문항이 가장 높은 정답율(95.1%)
을 보였다. 평균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을 영
역별로 보면 ‘지층의 정의’에서 1개, ‘지층의 생성’

Fig. 2.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for the stratum

에서 3개 그리고 ‘지층의 특징’에서 4개 문항으로
총 8개 문항이다.

Kim(2007)은 지구와 우주 영역이 우리가 생활하
고 있는 지구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

보고 느껴보는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

라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구와 우주 영
역이 암기 위주로 학습하는 영역이라고 인식하여

지루해하고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
에 초등학생들에게 지층의 개념 이해는 현실적으

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eo(2004)는 초
등학생들이 암석이나 지질 구조에 대해서 많은 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Seong(2013)은 학생
들이 ‘지층과 화석’ 단원을 학습할 때 공간적․시

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념 형성에 어려

움을 겪거나 오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초등학생들은 지층에 대해

서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층에 대한 초등학생의 답변을 각 영역별로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지층의 정의’ 영역

‘지층의 정의’ 영역의 평균 정답률은 68.8%로 전
체 문항의 정답률보다 높았으며, 문항별로는 4개의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이 영역의 평균 정답률보다
낮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평균 이하의 정답률을 나타낸 문항을 살펴보면, 

4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단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과학 교과서
4학년 2학기 ‘화산과 지진’ 단원을 살펴보면, 지층
이 끊어져서 이동한 것이 단층이라고 제시되어 있

다. 하지만 약 53%의 학생들은 단층을 ‘매우 단단
한 지층’, ‘한 개로 이루어진 지층’, ‘낮은 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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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Question
number

The contents of questio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The definition 
of the stratum

4*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a fault?
Correct answer : The stratum that was dislocated and was broken 46.8

3*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flexure?
Correct answer : The stratum that was curved like wave

59.7

2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stratification?
Correct answer : Parallel stripes on the stratum 73.7

1 Which definition best describes the stratum?
Correct answer : Layer of sediment that was accumulated

95.1

Average 68.8

* The questions that showed below-average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Table 4.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for the definition of the stratum

지층’ 그리고 ‘매우 짧은 지층’이라고 잘못 이해하
고 있었으며, 이는 ‘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학생
들이 흔히 갖고 있는 ‘단단하거나 또는 짧다.’는 의
미로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3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습곡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등과학 교과서
4학년 2학기 ‘화산과 지진’ 단원을 살펴보면, 지층
이 휘어진 것을 습곡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약 40%의 학생들은 습곡을 ‘지층의 끝 부분’, ‘지층
에서 물에 젖은 층리’, ‘지층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
는 습한 부분’ 그리고 ‘지층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
덩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층과 마
찬가지로 ‘습’이라는 용어에서 학생들은 ‘습하다
또는 젖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Cho(1984)는 학생들은 자신의 개념 구조를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념
이 과학 개념과 다를 경우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단어
의 의미를 과학 개념에 잘못 적용하면서 오개념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4번 문항과 관련하여 초등과학 교과서 4학년

2학기 ‘화산과 지진’ 단원에 ‘지층은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커다란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 이때, 지층이 끊어지면서 땅이 흔
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단층과 습곡 개념을 기본으로 ‘지진’이라는 현상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념 확장을 위해서라

도 과학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역시 ‘지층과 화석’ 단원에 ‘암석은 자연의 고체

알갱이들이 모여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이고, 이

러한 암석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것을 지층이라

고 한다.’, ‘지층에 나타난 나란한 줄무늬를 충리라
고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번 문
항 ‘지층의 정의’, 2번 문항 ‘층리의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정도를 알아본 결과, 각각 약 95%, 
73%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
은 ‘지층과 층리’ 관련 개념을 대체적으로 이해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eong(2003)의
4학년학생들의 ‘지층의정의’에대해실험반의 63%
가 이해했다는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초등학
생들이 ‘지층의 정의’에 대한 이해도가 대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ong(2003)의 연구에서 4학년 학생들의 ‘지층의
정의’에대한이해정도가대략적으로실험반이 63%, 
통제반이 4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
구의 실험반보다 높은 70% 정도였다. 이를 통해 초
등학생들이 ‘지층의 정의’에 대한 이해도가 대체적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층의 생성’ 영역

‘지층의 생성’ 영역의 평균 정답률은 57.9%로, 
이는 전체 문항의 정답률과 비슷하며, 문항별로는
5개 문항 중 3개의 문항에서 이 영역의 평균 정답
률보다 낮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5와 같다.
평균 이하의정답률을나타낸문항을 살펴보면, 7

번 문항에서 단층의 생성 과정, 8번 문항에서 습곡
이 생성되는 조건에 대해서 학생들의 50% 이상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과학 교과서 4학년 2
학기 ‘화산과 지진’ 단원을 살펴보면, ‘지층은 아주
단단해 보이지만,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커다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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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Question
number

The contents of questio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Formation of 
the stratum

7*
Which best describes the formation process of a fault?
Correct answer : It was formed by pushing or pulling force on both sides of the stratum. 43.3

8* Which best describes the cause of a flexure?
Correct answer : Force inside the Earth

47.0

6*
Which of the following is where stratum is mainly formed in a river? : 1) upper, 2) middle, 
3) lower. Explain why.
Correct answer : Lower. It is where the sediment was transported and was deposited.

56.9

9 Which of the following is evidence of the stratum change over time?
Correct answer : The shape of the stratum changes by the force inside the Earth. 62.7

5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orming of the stratum?
Correct answer : The process that the sediment was transported and was deposited

79.5

Average 57.9

* The questions that showed below-average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Table 5.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for formation of the stratum

을 받으면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약 56%의 학생들은 단층
의 생성과정을 ‘지층이 쌓이는 과정에서 위에서 아
래로 눌려서’, ‘풍화작용 때문에 지층이 침식되어’ 
그리고 ‘지층이 만들어질 때 생긴 한 개의 층 또는
짧아지는 층’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53%의 학생들은 습곡이 생성되는 조건으로 ‘산사
태의 발생’, ‘땅 속 용암의 뜨거운 열’, ‘강한 바람’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 고인 물’이라고 잘못 이해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4학년 2학기 과학
‘화산과 지진’ 단원에 제시된 우드락 실험으로는

정단층, 역단층, 그리고 습곡의 물결 모양을 표현하
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이는 단층과 습곡의 생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개념 형성에도 도움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Na et al.(2005)은 오개념의 원인으로 과학교육과

정에서 지층의 끊어짐을 실험할 때, 스티로폼에서
미는 실험만 하고, 양쪽에서 당기는 실험은 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이 양쪽에서 당기는 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정단
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30% 이하의 정답율이
나타났기때문에, 초등학생들이단층의원인과 결과
의 이해에 비교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다. 그리고 Jeong and Park(2009)의 연구 결
과, 학생들이 가지는 비과학적 개념에는 지층이 쌓
이는 순서를 순서대로 쌓인다는 것은 알지만 위에

서 아래로 쌓인다고 이해하거나, 단층과 습곡의 발
생에서는 지구 내부의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방향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과
본 연구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Na et al.(2005)의 연구에서 약 78%의 학생

들이 지층의 양쪽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에 의

해서 단층이 만들어진다고 대답(7번)하였으며, 8번
문항과 관련해서는 약 56%의 학생들이 지층의 양
쪽에서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습곡이 만들어진다

고 바르게 대답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43%(7번)와 47%(8번)의 학생만이 정답을 선택
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6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지층이 생성되는 지역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등과학 교과서 4학년 1학기 ‘지표의 변화’ 단원
을 살펴보면, 강의 하류에서는 강의 폭이 넓어지면
서, 운반되어 온 흙과 모래가 쌓이는 퇴적 작용이
활발해진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지층과 화석’ 단원을 살펴보면, 퇴적물은 오랜 시
간이 지나면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면서 쌓인 암석

을 퇴적암이라고 하고, 이러한 암석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약 43%의 학생들은 지층이 주로 생성되는
지역을 상류와 중류로 혼동하고 있거나, 하류라고
선택한 학생들도 물이 충분하고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지층의 생성을 화산과 관련

지어 생각하거나,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과 관련지
어 생각하는 등의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의
위치에 따른 물의 빠르기, 암석의 크기 그리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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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고 퇴적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a et al.(2005)의 연구
에서는 약 46%의 학생들이 강의 하류에 지층이 만
들어진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

57%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지
층의 형성을 화산폭발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우

와 지구 내부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형성

되었다는 생각도 있다고 하였는데,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화산에 대한 영상으로 화산

분출물과 화산 퇴적물을 쉽게 접하기 때문에 형성

된 오개념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5번, 9번문항에대한정답률은각각약 79%, 62%

로 학생들은 ‘지층 형성 시 중요한 과정’과 ‘지층의
변화 원인’에 대한 개념은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층의 생성과 관련하여 ‘단
층과 습곡의 생성’ 및 ‘퇴적물의 운반과 퇴적 작용’
에 대한 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

구해야 하겠다.

3) ‘지층의 특징’ 영역

‘지층의 특징’ 영역의 평균 정답률은 50.5%로 전
체 문항의 정답률보다 낮았으며, 문항별로는 7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 이 영역의 평균 정답률보
다 낮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6과 같다.

Domain
Question
number The contents of questio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Features 
of the 
stratum

1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sible side and non visible side of the stratum?
Correct answer :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ner surface and outer surface of the stratum. 19.4

10*
What is the main cause of the stratum’s exposure?
Correct answer : Because of tectonic forces 44.8

13* Which best describes the relation between the time of formation and the thickness of the stratum?
Correct answer : More time the stratum is deposited thicker thickness of it. 48.3

15*
When comparing two separate strata, what is the best way to determine if they formed at the same time?
Correct answer : Compares fossils that were discovered within the stratum 50.2

14
When the natural environment changes,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to be found in the stratum? 
Correct answer : It is possible to find trace of animals and plants that lived before the 
environmental change.

58.6

11 Does the stratum exist below the earth’s surface? Explain why.
Correct answer : Exist. Because it is formed by continuous sedimentation of sediments.

64.9

16
What is the best evidence of diastrophism in the stratum?
Correct answer : Check the broken or curved parts in the stratum 67.4

Average 50.5

* The questions that showed below-average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Table 6.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for features of the stratum

평균 이하의 정답률을 나타낸 문항을 살펴보면, 
12번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층의 보이지
않는 안쪽 면과 보이는 바깥쪽 면이 큰 차이가 없

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초등과학 교
과서 4학년 2학기 ‘지층과 화석’ 단원을 살펴보면, 
지층 모양 만들기 실험이 제시되어 있다. 겹쳐 있
는 식빵을 플라스틱 칼을 이용하여 자른 후 식빵의

단면을 살펴보면 자르기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약 80%의 학생들이 ‘지층의
안쪽 면에 더 많은 퇴적물이 있고, 암석이 더 거칠
다.’ 또는 ‘지층의 바깥쪽 면에 더 많은 화석과 층
리가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풍화 작
용으로 인해서 지층 바깥 면이 훼손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층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은 동일

하다는 점은 교육현장에서 지도 시 강조해야 할 점

이다.
10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지층의 노두가 발달되

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4학년 2학기 ‘지층과 화석’ 단원에 ‘지구 내부에서
힘을 받아 지층의 모양이 변하기도 한다.’라는 내용
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지각의 변동’과 ‘지
층의 노두 발달’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겠지만, 
약 55%의 학생들이 노두의 주된 발달 원인으로 원
래부터 노두가 발달되었거나, 화산폭발, 침식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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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적작용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물론 제
시된 원인들이 노두의 발달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각 변동으로 인한 융기를

통해 지층의 노두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13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지층이 쌓이는 시간과

지층의 두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

다. 초등과학 교과서 4학년 2학기 ‘지층과 화석’ 단
원을 살펴보면, 지층은 암석이 여러 겹의 층으로

쌓인 것으로, 아래에서부터 수평으로 쌓이지만, 오
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힘을

받아 지층의 모양이 변하기도 한다고 제시되어 있

다. 즉,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지층은 쌓이
는 시간이 길수록 두께는 두꺼워지는 것이다. 하지
만 약 51%의 학생들은 지층의 쌓이는 시간이 길수
록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두께가 더 얇아지거나 시

간과는 관계가 없이 퇴적물의 양 또는 생물의 흔적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오개념을 갖고 있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여 지층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천재지변과 같이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한 경

우이고, 학교 교육은 보편적인 과학 개념을 학습하
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지도 시 참고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15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두 지층이

같은 시대에 쌓인 동일한 지층인지 알 수 있는 방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지층은 생성시기에 따라서 포함되는 화석의 종류

가 다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지층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산출되면 서로 같은 시기에 생

성된 지층이라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 있다. 그리
고 초등과학 교과서 4학년 2학기 ‘지층과 화석’ 단

Domain Region N M SD t p

Total
Urban 323 .59 .513

3.131 .002**
Rural 213 .55 .497

The definition of 
the stratum

Urban 323 .71 .455
2.341 .019*

Rural 213 .66 .474

Formation of the 
stratum

Urban 323 .60 .555
1.950 .051

Rural 213 .56 .497

Features of the 
stratum

Urban 323 .51 .500
1.405 .160

Rural 213 .49 .500

*p<.05, **p<.01

Table 7.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for each domain

원을 살펴보면, 화석을 통하여 생물이 살았던 시기
와 그 지역의 환경도 짐작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
져 있는 지층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약 50%의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지
층이 같은 시대에 쌓인 지층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이 없다.’고 하거나 ‘지층의 침식 정도’, ‘층리의 개
수’ 그리고 ‘지층의 두께’를 통해서 동일 지층을 구
분할 수 있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Oh(1993)는 학생들이 퇴적물의 운반과 지층의 생
성과 같은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히 추상

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시나 상황을 더 많이 제시해 주어야 한

다고 하였다. Na et al.(2005)은 지층이 화산 활동으
로 형성되는 경우, 지층의 습곡은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생긴다는 오개념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TV 등의 영상 매체가 견고한 오개념을 형성하
는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이 지대하여 학생 스스로 개념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오개념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2. 거주지에 따른 개념 이해 정도

도시 거주 학생 323명과 농촌 거주 학생 213명
간의 각 영역에 대한 지층 개념의 이해 정도 차이

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항과 ‘지층의 정의’ 영역에서 농촌 지역

학생들이 도시 지역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

답률을 나타냈다. Hong and Ko(2009)는 자신이 살
고 있는 환경은 과학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고 하였으며, 연구 결과, 도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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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학생보다 일부 문항에서 정답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촌학생들이 도
시학생보다 자연 환경과 접할 기회가 많아, 지층에
대해 과학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층의 정의’ 영역
및 전체에 대한 정답률이 농촌 학생들이 낮은 이유

로 도시와 농촌 간에 심해지고 있는 학력차가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2개 영역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연구 대상

이 6학년이기 때문에 ‘지층의 생성’, ‘지층의 특징’ 
영역에서는 거주지별 경험과 환경의 차이보다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이 비슷한 시기이고, 검사 내용
에 비가시적인 내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층의 정의’ 영역은 추상적인 설명 위주로 제시되었
기 때문에, 거주지별 학생의 경험과 환경의 차이로
인한 과학 개념의 불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 검사에 임해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Song(2002)도 지층에 대한 초등학생
들의 이해도는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 지역의

학생보다 높다고 하였고, 반면 흥미도는 농촌 지역
의 학생이 도시 지역의 학생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비록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
기 때문에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학년에 따른 개념 이해 정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69명과 6학년 학생 267명
의 지층 개념의 이해 정도에 대한 학년 간 차이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항 및 모든 하위 영역에서도 6학년이 5학

Domain Grade N M SD t p

Total
5 269 .61 .514

6.222 .000***
6 267 .54 .498

The definition of 
the stratum

5 269 .76 .430
6.807 .000***

6 267 .62 .485

Formation of the 
stratum

5 269 .61 .565
2.872 .004**

6 267 .55 .497

Features of the 
stratum

5 269 .52 .500
2.219 .027*

6 267 .49 .500

*p<.05, **p<.01, ***p<.001

Table 8. The differences between grades for each domain

년보다 지층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예상과는 달리 6학년 학생의 정답률이 5학
년 학생보다 낮은 이유는 4학년 과정에서 학습한
‘지층과 화석’ 단원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즉,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지층에 대해서 4학년 ‘지
표의 변화’, ‘지층과 화석’ 및 ‘화산과 지진’ 단원에
서만 학습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에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5학
년 또는 6학년 초등과학 교육과정에서도 ‘지질 영
역’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im 
(2003)의 연구에서 지각 변동에 대한 개념은 5학년
보다 6학년의 과학적 개념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 당시에는

초등과학 5학년 2학기에는 ‘화산과 암석’, 6학년 1
학기에는 ‘지진’ 단원이 편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지질 영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성별에 따른 개념 이해 정도

초등학교 남학생 282명과 여학생 254명의 지층
개념의 이해 정도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항 및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

생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성별 간에는 지층 개념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Kim 
(2003)의 지진, 화산, 단층과 습곡의 개념에 관한 연
구에서도 성별 간에 개념 형성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Song(2002)은 지층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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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Gender N M SD t p

Total
Male 282 .57 .496

－1.698 .090
Female 254 .58 .520

The definition of 
the stratum

Male 282 .68 .466
 －.798 .425

Female 254 .70 .460

Formation of the 
stratum

Male 282 .58 .494
 －.455 .649

Female 254 .59 .574

Features of the 
stratum

Male 282 .49 .500
－1.635 .102

Female 254 .52 .500

Table 9.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for each domain

이해도가 높다고 하였고, 흥미도는 여학생보다 남
학생이 더 높다고 한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비
록 지층에 대한 개념 연구는 아니지만, Kim(2000)
은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구과학 영역

에 높은 흥미 수준을 나타내었고 특히, 지질학 분
야에서는 남학생의 흥미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였

다. 이는 성별에 따라서 그들의 관심 분야, 흥미도
그리고 과학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
른 지층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의 차이는 지구과학

의 흥미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후속 연구

를 통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Song(2002)
은 지층의 이해도 면에서는 학습 환경이 더 좋거나,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한다고 하였

고, 지층의 흥미도 면에서는 학습 환경이 좋지 못
한 학생들과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높았으

며,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이해도와 흥미도에서 미
약하나마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 때
문에 후속 연구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과
학습 경험까지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지층에 대한 과학 개념을 가질 수 있

도록 오개념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교
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과학 교육과정에 오개

념 교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

력을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지층은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 굳어진 층으로 생

성될 당시의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이다. 따라서 지층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개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층에 대한 검사 문항을 개발하여 총

53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념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의 지층에 대한 평
균 정답률은 57.4%이었고, 8개의 문항에서 평균 이
하의 정답률을 나타냈고, 지층의 보이지 않는 면과
보이는 면과의 차이점, 단층의 정의 및 생성과정

그리고 지층 노두의 생성 원인에 대한 정답률이 낮

게 형성되었다. 또한 지역별 1개, 학년별 3개 영역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 간에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없었다. 따라서 초등학생
들이 지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는 초등학생들의 지층 개념에 대한 이

해 수준과 오개념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학생
들의 오개념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과학 개념으로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

다. 특히, 지층 단면의 모습, 단층의 정의와 생성 과
정 및 지층 노두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지층 개념에 대해서 변인별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

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정
성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차이가 생기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지층에 대

한 과학 개념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층과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과 자기주도적인 탐구학습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층 관련 현장 체험학습 및
과학실에서도 지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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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의 ‘지층’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질 관련 단원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이 필수적이지만, 여러 가지 제
약으로 인해서 ‘지층’ 단원에 대한 체험학습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지층’에 대한 과학
개념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현장 체험학습

방안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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