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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과  본  인지  갈등  통해 사고 체계

를 변 시키는 데 있다 인지  갈등  변 를 . 

이 는 핵심 동 이며 인지 갈등  롯  , 

임없는 탐구과  통해 사회에 요  변

귀추 략 과학수업이 등학생의 과학  개념 이해와 

인지에 미치는 향

희연 강 들* 병

개화초등학( * 경대학 산 대학 )

The Effects of Science Classes Using Abductive Strategies Appli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cientific Concept Understanding and 

Meta-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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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hwa Elementary Schoolㆍ*Pukyong National Universityㆍ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science classes using abductive strategies on the 

scientific concept understanding and meta-cognition. The subjects included two classes of sixth graders 

from K Elementary School in B Metropolitan City and they divided into two groups. Research group was 

composed of 21 students(10 boys, 11 girls) and comparative group was composed of 21 students(11 boys, 

10 girls). In order to achieve aims of this study, proper contents to apply abductive strategies were 

selected from the first semester science curriculum for sixth graders. Also five-steps study papers were 

designed to elicit abductive reasoning. While the research group received 20 times of reframed science 

lessons using abductive strategies, the comparative group received common science lessons according to the 

teachers' manu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cience classes using abductive strategies 

were effective for the scientific concept understanding. Also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esearch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in overall science sub-domain. In the process of 

hypothesis formulating, students tried to find out scientific causes thoroughly to present the optimal 

explanation and they concentrated on the analysis of each scientific concept. It is thought that this process 

contributed to better understanding in scientific concepts. Second, science classes using abductive strategies 

were effective for improving meta-cogni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nd especially in monitoring that is one of sub-factors of meta-cognition. It indicates that 

hypothesis formulating process gave positive effect on meta-cognition by stimulating critical thinking and 

manifesting e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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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탐구과 에. 

 사고 체계  근간이 는  가지 논리  추

 객 인 찰  통해 진리  규  

추구 는 귀납법과 부  결  참  증명

는 연역법이다 그러나 귀납법  재 상태에 . 

부합 는 많  사 를 시 여 규  뒷 침

므   그러 지에  이 를 시 지 못

다는 계를 지니고 있다 연역법  연  . 

결  어 는 새 운 보를 생 지 못 는 

단 이 있다 변 는 실에  귀납이나 연역. 

 사고 과 만 는 쉼 없이 쏟 지는 보들

 새롭고 미 있는 지식  신속 게 구 해 

나가 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냐 면 변. 

는  가속 어 가는 데  많  사 를 통

해 검증  규  다리거나 연 인 결 만 , 

붙잡고 있는 것  다양 고 복잡   상황들

 해결 는 과 에  개 이고 극 인 사고 

동에 약  주  이다  차원  높  . 

연  과 합   상황   

해 는 사고 체계  이 요 다 이에 . 

  가  귀추법이 근 꾸Peirce

히 자들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부각 고 있다

(Kwon et al., 2003: Joung & Song, 2006: Fischer, 

2001: Lawson, 1995: Hanson, 1958). 

귀납 연역 귀추  과  통해 생 는 , , 

과 지식 가운데 귀추  과 지식  자연 상  

원인  명 는 데 요구 는 핵심 인 지식  

인식 어 다(Klahr & Dunber, 1988: Wenham, 

는 창조 인 추리에  과1993). Magnani(2001)

 견에 있어 귀추  역 이 매우 요 다

고 주장 다 실  양보  신 새 운 지. 

식에  가능 과 다양  높여 지식 생  

회를 극  공 는 귀추법이야말  새

운 이 어를 고 해 내는 일  논리  과

이다  귀(Fischer, 2001). Joung & Song( 2006)

추법에  이해를 탕  심에  믿  

이 는 가  생 과 에 보다 주목해야 함  

며 귀추법   를 부각시 다. 

이  같이 상에 해 품었   해소 고 

믿  단계에 도달 여 만족감과 취감  얻

며 가 닌 이해  개  습득이 가능

도   여 귀추법  습  요가 있다. 

과  개  이해는 과  일차  목 임

에도 불구 고 귀추법  근 연구는 주  , 

과  탐구능 과 창  사고   과 에  

태도 등에 이 맞추어  있다(Kim, 2012). 

 는 생  상  여  개  Lee(2008)

에만 국 여 귀추법  도입  업  진행

며 도 고등 생  상  , Park(2006)

여 범과 인 내용  주  심  구 여 

분 내외  규 과 외 그램  진행  120

연구이므  그 결과를 일  어 다 라. 

 인지 달 단계상 식  조작  들어 는 

등  고  상  규 과  속에

 귀추 략  용   과  개  이해에 미

는 효과를 인 는 연구를  요가 있다.

 귀추를 단 히 를 풀어내Hanson(1965)

는 가 연역법  차원  어  를 추-

는 추  보 다 이는 귀추법이 습자  . 

극 과 자진 주도  욱 요구 는 사고 , 

동임  미 다  생들이 . Park(2006)

인 자  주도  태도를 보일 가  생  능, 

이 향상 다고 보고 다 라  귀추 략  . 

용 는 과 에 자신  사고 과 에 여 보

다 자  이 개입 게 고 지속 인 인, 

식 검증 재인식  과 이 나타나게 다 이는 - - . 

습자   사고  향상에 여  것, 

 상 며 인지  이  것  보, 

인다. 

 인지 과 에 작용 는  사Kim(1996)

고는 과  행에 향  미 는 인지  

인지 사고라 고 도 과  , Baird et al.(1991)

내용  쉽게 이해 지 는 개 이 많  에 

생들이 자신  습 과  돌 보고 이에 , 

라 인지 과  조 고 통 는 인지가 

매우 요 다고 다 그 다면  . Piaget(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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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달 단계에  추상  사고   사고

가 가능해지는 등  고  생들에게 귀추 

략이 인지에 미  향    있는지

에  이 다.

라  본 연구는 차를 체계  귀추 략  

이용  과 업  규 과과  속에  진행

 등 생  과  개  이해  인지, 

에 미 는 향  어떠 지를 보고자 다. 

울러 이것  탕  과 업에 용 가능  

다양  귀추 략 그램 개    자

료를 공 고자 다 이  같  목  이루  . 

해  연구 는 다 과 같다.

첫째 귀추 략  이용  과 업이 등 생, 

들  과  개  이해에 미 는 향  어떠

가?

째 귀추 략  이용  과 업이 등 생, 

들  인지에 미 는 향  어떠 가?

이론  배경. Ⅱ

과  해결  첫 단계는 찰  상  

명   있는 가  생 에 있다 이러  가  . 

생  법에 여 귀추법이라는 명시 인 

태  시   자는 이다 귀추법   Peirce . 

논리  추 법  존  귀, Hanson(1958)

납법이나 연역법만 는 명  어 운 가

 생 과 이나 과  지식  과  명 는 

데 합  법이라고 주장 다. Lawson(1995)

 귀추법  어떤  상황에  공 이었  

존  명  미지  상황에  잠 인 명

 차용 여 는 가  창  신  과

 다 그리고 는 특. Magnani(2001)

 사실이나 법 가  등  추 여 어떤 , 

상이나 찰 내용  명 거나 견 는 과

 보 다 본 연구에 는 귀추법  놀라운 상. ‘

 찰 여 생  과  경험  떠

 원인  찾 써 새 운 가  생 는 

논리  추  고자 다’ .

귀추법  통해 도달 고자 는 목 는  

명  가  생 에 있다 본 연구에 는 . 

이 과 에  나타나는 차  체계를 갖춘 추

 법  면  부각시키  여 귀추법  , 

통해 가  생 는 일  과  귀추 략‘ ’

이라는 용어를 사용 다. 

에 르면 개  이  구 는 Carin(1997) , 

인지  본 단  다양  사건이나 사 , 

찰 내용 등에  공통 인 속  나타내는 신

 상이며 사  사 를 일  이다, . 

과  개  과  지식  구 요소  나

  과  개 이 찰  사실Cho et al.(2009)

 탕  다고 보 다 본 연구에 는 . 

과  개  찰  사실  탕  자료들 

간  미  계를 구  추상   

고자 다 이것  등 과  핵심 . , 

취  참고  여 추출해 낸 과  내용 

요소  이름과 속 가 시 등  미, , , 

다.

과 에  개  이해  목  각 개인  

인지 구조 내 신  상인 주 개  공인  

속  객 개  변 시키는데 있다. 

이 과 에  각 상에  공통  속  고 

개 에 맞  사 를 들  있고 용   있

  개  이해했다고   있다 이는 . 

이  신 목Anderson & Krathwohl(2001) Bloom

분 체계를 변 여  요소에  억‘

다 이해 다 용 다  단계 지 장  ’, ‘ ’, ‘ ’

이다 본 연구에 는 과  개  이해를 개. 

 습득과 변  차원 지 포함 여 , 

억 이해 용  지 종합  나타나는 , , 

인지과  다.

인지에 여  인지 상 Kim(1996)

에  지식  보 고  인지 사, Song(2011)

고를 지시 고 통 는 조작들  미 다고 보

다 본 연구에 는 인지를 인지  사용과 . 

 면에 특히 주목 여 인지를 계획 모, 

니 조 평가  요소를 가진 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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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여 사용 다. 

연구 방법. Ⅲ

연구 상1. 

본 연구는 시 소재 등   개 B K 6 2

 각각 실험집단과 집단  여 진

행 었다 자  사항  과 같 며  . <Table 1> , 

명  상  다42 .

division exp. com.

gender boy girl boy girl

N 10 11 11 10

total 21 21

<Table 1>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검사 도구  자료 분석2. 

귀추 략  이용  과 업이 등 생  과

 개  이해  인지에 미 는 향  ․

분  여 본 연구진이 개  차시  20

귀추 략 습지를 주 동  귀추 략 과 업15

에 여 다 사   사후 검사 도구 는 과. 

 개  이해 검사지 인지 검사지를 사용, 

다 개  귀추 략 습지는 과  . 

가 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다5 . 

과  개  이해  도를  여 

본 연구  용 단원   내용  습 

계를 분 고 핵심 취  심  과  

개  추출 여 과  개  검사지를 자체 개

다 검사지는 과  가 인과 논. 5

여 내용타당도를 검증 고 실험집단과 , 

집단에게 동일 게 통  조건에  과  개  

이해 검사지  사 사후 검사를 실시 다. ․

인지를  여  자Yang(2000)

조 습  도구   습 Pintrich et al.(1991)

동  략에  질 지 를 탕  (MSLQ)

에 해 보  검사 항  용Song(2011) ․

다.

집단  업처 를 여 연구집단과  

차이를   있는 사 요인 경 요인 등, 

 통 는 사  업 를 주 회 실시2

다 집단에게 연구집단과 동일  차시  과. 

 업  진행 과 과 사용 지도 에 , 

시  업 모 과 에 른 일 인 업  

진행 다 실험집단과 집단에 각각 사 사. ․

후검사를 실시 다 본 연구를 여 집  . 

자료는 통계 그램  이용 여 분SPSS 22 

다.

귀추 략을 사용한 과학수업 설계3. 

행연구를 탕  다 과 같  가지 원  3

에 여 가  생  단계를 다5 . 3

가지 원  첫째 귀추  사고  첫 단계인 , 

사 경험과   포함  것 째 명료  , , 

행동차원  용어를 리  것 째 등 생, , 

이 이해  쉬운 용어  짧게 시  것이다.   

본 연구에   귀추 략  이용  가    

생  단계는 다 과 같다 단계  상 5 . 1 ‘

찰 에 는 놀라움  주는 상  찰 고’ , 2

단계  찾 에 는 상  찰 며 생  ‘ ’

 찾는다 단계인 경험 떠 리 에 는 . 3 ‘ ’

재  과 슷  과거 경험 상황  떠

리고 단계 원인 찾 에 는 과거 경험 상황  , 4 ‘ ’

명   있는 원인  찾는다 단계 가  생. 5 ‘

에 는 재  상황  가장 잘 명해 ’

  있는 가  생 도  다.

등 생들에게도 가  동  용이 게 

경험시킬  있다 는 연구를 (Joung & Song, 2006)

탕  분  귀추법 양식  공 는 것, 

이 람직  태  가  생  돕는 나  

이   있다 라  귀추  사고를 진행시. 

킬 간단  양식이 요함  공감 고 귀추 략 , 

습지를 개 여 습  과 에 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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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귀추를 이용  가  Kim(2012)

 동지를 참고  재구  귀추  각 단, 

계가 명시  드러나도  부각시 다 특히 . 

가  생 에  강  동 를 부여 고자 상

 찰과  다양 고 놀라운 상황  상, 

사진 만  등  다양  식  공  후, , 

생들에게 작 도  다 습지에도  . 

일  사진  삽입 여 귀추  사고 과 에 계

속해  놀라움  감  지 도  다. 

결과  논의. Ⅳ

귀추 략을 이용한 과학수업이 과학  1. 

개념 이해에 미치는 향

실험집단과 집단  동질  여부를 인

  과  개  이해 사  검사에  검t-

 결과는  같다<Table 2> . 

과  개  이해 사  검사  검  결과 실t- , 

험집단과 집단  미  차이가 없었다

욱이 지구과 생 리  역(p>.05). , , , 

에  과  개  이해 사  검사를 분  결

과에 도  집단  미  차이가 없었다

라  실험집단과 집단  과  (p>.05). 

개  이해에 있어  동질집단  간주 고 실, 

험  처 다.

귀추 략 업 처  후 실시  사후 검사  t-

검  결과  집단  통계  미  차이, 

가 있었다 과   역별  구분(p<.05). 

여  집단  사후 검사 결과를 보면 지구과, , 

생 리   역에 걸쳐 통계  , , 

미  차이가 있는 것  분 므  귀(p<.05) 

추 략  이용  과 업이 과  개  이해에 

 향  다는 것    있었다. 

이러  결과는 귀추법  도입  과 업이 등

생이 인식 는  개  추 과 인식에 

인 효과를 다는  연구 결과  일Lee(2007)

며 귀추  사고를 도입  업이 생  , 

 개  과 이해에 효과 이라는 

 연구 도 일 다 지만  연구 Lee(2008) . 

모  과  리 역 에    개 에만 

국  연구 결과이  에 다양  개  

일 에는 계가 있었다.

귀추 략  이용  과 업이 과  개  이

해에 효과  작용  것  귀추  핵심인 가

 생  능  신장과 이 있는 것  분

다 귀추법에  행 연구. (Kwon et al., 

2003; Park, 2006; Joung & Song, 2006; Hanson, 

에 는 새 운 가  생1965; Lawson, 2000)

division
before test after test

M SD t p M SD t p

life

& earth

earth S.
exp. 28.62 10.18

.408
.68

5

39.19 8.89
3.919 .000

com. 27.57 5.90 27.43 10.50

biology
exp. 25.86 6.44

1.063
.29

4

32.95 4.50
4.189 .000

com. 23.62 7.18 23.67 9.11

material 

& 

energy

physics
exp. 20.24 4.92

.765
.44

9

24.76 5.79
2.965 .005

com. 19.10 4.76 19.00 6.77

chemistry
exp. 20.14 7.44

.196
.84

5

30.24 7.56
2.921 .006

com. 20.62 8.26 24.33 5.35

total
exp. 94.86 25.14

.548
.58

7

127.14 24.54
4.172 .000

com. 90.90 21.47 94.43 26.25

<Table 2> Before & after test of scientific concept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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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는 견  논리  귀추  역  강조

다 이러  결과는  연구에 도 . Yun(2007)

경험 귀추  탐구 업이 생  가 생  능

에 인 향  다는 것  고, 

도 삼원귀추모  용  업이 과Jeong(2004)

 가  생  향상시킨다고 보고  결과

 일 다. 

이  같이 과  개  과  지식  이루는 

 인지 단  가  생  시 과  각 

 역에 역 특  작용 여 가  생-

 가능 게 는 가 었다 이  불어 . 

체계  단계를 갖춘 귀추 략  과   

역에 걸쳐 이러  가  생  과 이 원 게 

이루어질  있도  역 보편  지원 는 -

역  했다고 분 다 라  귀추 략  이. 

용  과 업  가  생  능  향상시  과

 개 에  이해도를 높이는데  

작용 여 결과에 미  향  주었다고  

 있다.

귀추 력을 이용한 과학수업이 인지에 2. 

미치는 향

실험집단과 집단  동질  여부를 인

 여 실시  인지 사  검사에  검t-

 결과는 과 같다<Table 3> . 

인지 사  검사에  검  실시  결t-

과  집단 사이에 미  차이가 없는 것, 

 나타났다 라  실험집단과 집단(p>.05). 

 인지에 있어  동질집단임  가 고 실, 

험  처 다.

귀추 략 업 처  후 실시  사후 검사  t-

검  결과  집단  통계  미  차이, 

가 있    있었다 라  귀추 략(p<.05). 

 이용  과 업  인지 향상에 효과가 있

는 것  분 다. 

실험집단과 집단 모  사 사후 검사에  ․

일 게 인지  평균이 상승 는데, 

이러  결과는 고등 생  인지 자 효능, , 

감 구 주  과 습 경에  인식  분, 

  연구에  이 라갈  Kim(2011)

인지가 향상 다는 결과  일 다 다만. , 

행 연구에 는 생과 고등 생  차이를 

  단  분 이고 본 연구는 주 동, 15

 나타난 변  양상  여 분  것이라

는 차이를 감  요가 있다 특히 시간  경. 

division
before test after test

M SD t p M SD t p

plan
exp. 8.86 2.80

-.875 .387
11.05 2.89

1.271 .211
com. 9.52 2.09 9.95 2.69

monitor
exp. 18.14 5.16

-.233 .817
22.86 4.80

2.464 .018
com. 18.48 4.06 18.90 5.57

control
exp. 18.29 4.81

-.544 .590
21.38 4.35

1.631 .111
com. 19.00 3.62 19.43 3.34

evaluation
exp. 8.90 2.88

.110 .913
11.05 2.54

1.200 .221
com. 8.81 2.73 10.05 2.67

total
exp. 54.19 13.16

-.442 .661
66.33 12.34

2.124 .040
com. 55.81 10.42 58.33 12.04

<Table 3> Before & after test of meta-cognition(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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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라 인지  달  자연스럽게 인

지 이  집단 모  높 질 것이라 상 지

만 특히 인지 사후 평균 에   집단 간 , 

미  차이가 있었다는  여겨 볼 이

다 이  불어 귀추 략  이용  과(p<.05). , 

업  실시  실험집단에  검사  사 사후 ․

평균값    그 향상도가 집단에 

해 크게 나타났다. 

인지를  요소별  구분 여  집단  

사후 검사 결과를 분 해보면 계획 조 평가 , , 

요소는 통계  미  차이가 나타나지 

나 모니  요소는 실험집단과 집단 사, 

이에 미  차이가 있었다(p<.05). 

는 인지  모니 링에 여 자신  Go(2005)

인지 동  식  찰 검토 는 능  뿐 , 

니라 인지 동에  평가 통   조, 

는 등  능  포함 는  능  

다 즉 모니 링  인지   요소  분. , 

과 동시에 인지  개   우르  

해 요  사항들  상당  내포  포 인 

요소인 이다 그러므  본 연구  결과에  보. 

이는 모니  요소  향상  체 인 인지 

 신장과 일맥상통 는 이 있다. 

결  귀추 략  이용  과 업이 

인지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    있다 이. 

러  결과에 해 인지  용 능  향상  

 있 며 인지 능    습이 가능, 

다는 연구 를 토(Song, 2011; Gunstone, 1994)

 분 해 볼 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 

가 가   능 과 인지Park & Seo(2015)

 계를 분 여 등 과 재  가   

능 과 인지  인지 조  사이에 미  상

계가 있  힌  일 다 이는 . 

가 구조 이고 상황이 지   습

자 스스  인지 사용  요  느끼고 사용

게 다는  연구 결과 도 Shin et al.(2003)

사 다 귀추 략  과  사고를 실 시키는 . 

논리  추  과 이므  과  사고 과 

 이 있  에 이  같  결과는 과, 

 사고 이 인지  미   상 계가 

있는 것  나타난  연구 도 일Lee(2010)

다  연구에 도 창  해결. Park(2005)

 산  사고  사고가 인지  , 

미  상  보 다 특히  견   . 

가    변인 조 해결책  , , 

구  단계에  모  인지  미  상

 보인  연구 결과는 귀추 략이 Park(2005) , 

인지에 미  향  다는 본 연구 결과

 일 는 부분이다. 

귀추를 이용  가  이 창  사고 동에 

있어 과 창  역에  통계  

미  결과를 보여   연구를 분Kim(2012)

해 보면 다양  사 경험 상황  떠  , 

 명이 가능  원인  고찰 는 귀추  과

에  는 에 주목  요가 있다. 

에 르면  다듬어지지  Hwang(2011)

이 어를 다듬는 능  말 는데 특  일  

계획 고 검증  분 는  특  감

했  높    인지  , 

이 있는 것  여겨진다 인지   요인 . 

 가  사고  가장 높  상  보

이며 과  업 취에도 가장 큰 향  미 다

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 침 다Jang(2010) . 

  연구 결과에 면 가Oh & Oh(2011) , 

 는 귀추  탐구과  증거  이 에 

추어 새 운 가 이 계속 등장 고 그것들  

지속  다듬어가는 과 이며 증거  이  , 

고 는  과 이  복

 가  에 여 다고 다 라  . 

귀추 략  이용  과 업이 인지 향상에 효

과가 있 며 가  생 는 과 에  사, 

고     통해  인지에 

인 향  주는 것  분 다.

결 론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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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는 귀추 략  이용  과 업이 

등 생  과  개  이해  인지에 미 는 

향  보 며 그 결  다 과 같다, . 

첫째 귀추 략  이용  과 업  생들  , 

과  개  이해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귀추  . 

핵심인 가  생  능  신장과 이 있는 것

 보인다 귀추  추  과  속에  가  . 

생  해  상황과 사  경험  떠

리며  원인  찾는 단계에 진입 게 는

데 이  일상  상황에  과  근이 집, 

 이루어지게 다 그리고 과  개  . 

요소들  나  짚어가며 가  타당  

이 있게 탐색 는 일  과 이 과  개  

이해 향상에 효 게 작용  것  분 다. 

실  가  우  해  다양  생각  

게 면  과  개   쉽고 명 게 이해

는데 도움이 었다는 생들  답 분  결

과도 이를 뒷 침 다 과   역에  . 

분 에 도 귀추 략  지구과 생 리, , , 

 에 걸쳐 과  개  이해에 미  

향  주었다 라  귀추 략  특  개 이나 . 

역에  것이 니라 과  습 에 , 

용   있는 략  일  가능 이 높다. 

째 귀추 략  이용  과 업  생들  , 

인지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인지   요. 

소별  분 해 보면 계획 조 평가 요소 모  , , 

향상 었는데 특히 모니  요소에  미  , 

차이를 보 다 이것  모니  요소 본연  특징. 

이 자신  인지 동  식  찰 고 검

토 는 능 과 인지 동에  평가 통   ․

조 는 능  포함 는 종합 인 격  지니

고 있  이다 즉 모니 는 인지   . , 

요소  분 과 동시에 인지 체  개  

우르  해 요  사항들  상당  내포  

포 인 요소이므  모니  능  향상이 체 

인지   어 리는데 여  것  분

다 그리고 다양  사 경험  떠  . 

 명이 가능  원인  고찰 는 귀추  과

에  는 높    인지  

이 있는 것  보인다 경험과 사  지식에 . 

추어 새 운 가 이 계속 등장 고 그것들  

지속  다듬어가는   과  

 사고     통해  

인지에 인 향  주는 것  분 다.  

이러  결과를 종합 여 볼 귀추 략  이, 

용  과 업  생들  과  개 에  

이해를 돕고 인지 신장에 미  향  주, 

는 것  단 다 라  귀추 략  과  . 

에 있어 효과  있는 법  용 게 용

  있  것이다.

이  같  결  토  과  장과 후

속 연구를 해 다 과 같  언  고자 

다.

첫째 재 등 생  상   귀추 략, 

과 과 습에  연구는 충분 지 못 며 그 , 

주 도 매우 이다 등 생  부분 구. 

체  조작  에 있는 습자이 에 귀추 략 

입  효과 에  지며 극 인 시도를 

지 는 것  보인다 지만 본 연구에 는 . 

단계 인 지도 과  통 면 등 생에게도 인

지  면이나  면에 있어 미  

향    있  인 다 욱이 귀추법  . 

과  탐구  시작  여는 핵심 인 추  과

이므 식  조작  이행이 시작 는 , 

등  고  생들에게 극  소개  

요가 있다 라  귀추 략  핵심  단계는 . 

지 등 생  인지  고 여 다양, 

 동 이나 내용 구  등 그 근법에 있

어 욱 쉽고 재미있는 법  모색 는 연구가 

요 다.  

째 본 연구는 귀추 략에   가  , 

생  동에  맞추어 진행 다 지나. 

게 가  당  인에 주목 여 탐구  과

이 불균  이루고 있는 상황에  상  

소 했  가  생  부각시  균  잡고자 

했  이다 지만 가  생  동이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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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다면  나 가 가  검증 , 

동  자연스럽게 연결 어 나   연결

고리가 구 어야만  과  탐구과 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  추후에는 등 생  . 

상  여 가  생 과 그 검증 과

지 여 과  탐구를 진행 는데 있어 

효과 이고 체계 인 단계별 지도 략  개  

요가 있다.

째 습자  사고 과  돕  해 귀추, 

략 습지를 용 여 효과를 보 나 동일  , 

태  습지 입이 장 다면 존도가 높

지고 도리어 식에 갇힌 일  생각  조장

 도 있다 라  습자  인지 에 . 

라 차별  근 식  습지를 개 여 

 입 법과 입 간  탐색 고 그 효

과  검증해 보는 연구는  장에 실질

인 도움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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