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과학교육 제36권 제4호, pp. 447∼460 (2017) http://dx.doi.org/10.15267/keses.2017.36.4.447 447

예비 초등 교사들이 달 관측 활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교수법적 제안

오필석†

(경인교육대학교)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Difficulties in Moon Observations 
and Their Pedagogical Suggestions 

Oh, Phil Seok†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sked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o conduct an inquiry of observing the moon, and analyzed 
the phenomena observed, difficulties experienced, and pedagogical suggestions by the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nts were 31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a science course in a university of education. As a part 
of the course, the preservice teachers observed the moon for about a month and completed personal journals 
which described the phenomena they observed, difficulties they experienced, and the pedagogical suggestions to 
help elementary students conduct the same inquiry activity. The analysis of the journals reveale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observed the moon mostly during the evening or night and that they noticed lunar phases, 
directions, altitudes, and color and brightness more frequently than other phenomena. The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related to the observation time, lunar phases, directions, and altitudes, and, reflecting on 
their own experiences, suggested a variety of pedagogical ideas about these difficulties. The pedagogical suggestions 
by the preservice teachers also included how to help elementary students keep their interest and perform the 
moon observation for a rather long period of time. Implications for moon investigations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classroom and relevant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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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을 자연 세계 또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일군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Os- 
borne, 2015)면, 자연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은
과학 학습에서 빼놓을 수없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이다. 그러나주지하다시피우리나라의과학수업은 
교과 내용 해설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험
실습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요리책 식이나 의미 있

는 상호 작용이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

다(윤혜경, 2008; 정은영과 홍미영, 2004). 이러한 사
정은 지구과학 영역 중 천문학에 관련된 주제들에

서 더욱 심화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달 관측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달 관측을

학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탐구 활동의 하나로서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 취지는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의
위치와 모양을 관찰하게 하여 시간에 따라 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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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교육과학
기술부, 2009, p. 193)하고, 장차 상급 학교에서 그러
한 변화의 원인을 학습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
사들은 과학 교육과정 중 지구과학 영역이 다른 과

학 영역에 비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지구와 달의 운동을 포함한 단원을 가장 어렵

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임성만, 2011). 그래서
달 관측과 같은 천문 현상에 관한 탐구 활동은 실

시하지 않거나 가정 학습 과제로 제시하곤 하는데, 
이 마저도 학생들이 인터넷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

아오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적고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이수아 등, 2007).
그런데 이와 같이 교수․학습 상의 난점들이 보

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달 관측을 수

행하면서어떤어려움을겪는지조사하거나, 그러한 
어려움을 줄이면서 보다 수월하게 달을 관측하게

할 수 있는 교수법적인 방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달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달의 위상 변

화와 관련된 학생과 교사의 개념이나 문제 해결 능

력을조사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김찬종과 
박현정, 1997; 김찬종과 이조옥, 1995; 명전옥, 2001; 
변재성 등, 2004; 우종옥 등, 1995; 이용섭 등, 2011; 
채동현, 1996; Barnett & Morran, 2002; Baxter, 1989; 
Parker & Heywood, 1998; Schoon, 1992; Trundle et al., 
2002, 2007a, b).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상당수
의 학생들이 지구나 다른 천체 또는 그것의 그림자

에가려서달의위상이변한다고생각하고, 망과삭, 
상현과 하현, 초승과 그믐과 같이 서로 다른 달의
위상을 혼동하는 등의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

실을 밝혀내었다. 또, 이러한 연구들과 병행하여 달
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

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이
중에는 특정한 수업 모형이나 수업 기법, 학습 프로
그램 등을 활용한 것(심기창 등, 2004; 이용섭과 김
윤경, 2016; 정남식 등, 1996; 정상윤과 손정주, 2013; 
채동현과 최영완, 2002; Foster, 1996; Ogan-Bekiroglu, 
2007; Rivet & Kastens, 2012; Sherrod & Wilhelm, 
2009; Stahly et al., 1999; Suzuki, 2003; Trumper, 2001a, 
2001b; Trundle et al., 2002, 2007a, 2007b),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고안한 모형이나 장치, 삽화, 작도법 등
을 제안한것(김종희, 2006; 박지현 등, 2016; 손준호, 

2015; 이미애와 최승언, 2008; 채동현, 2008) 등이 두
루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웹(Web)이나 스마트폰(smart phone) 등의 첨단 기술
을 활용하는 방법들(김희수와 정지영, 2004; 정동권, 
2016; 한신 등, 2015; Barnett & Morran, 2002; Cid & 
Lopez, 2010)도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
한 방법들은 학생들이 달의 위상 변화를 포함한 학

습 목표를 성취하는 데 대체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그런데 달 위상 변화 학습을 위해 제안된 위와

같은 교수․학습 방안들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에

보다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고, 학습 효과 또한 더
욱 크게 하기 위해서는달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 활

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Cole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달을 관찰하여 관측 일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달의 위상 변화에 관련된 개념 이

해나공간적인기능에서우수한성취를보인다고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급한 대로 학생들
의 실제 달 관측활동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어떤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교수법적
인 안내와 도움이 필요한지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

기 어렵다. 예를 들어, Ogan-Bekiroglu(2007), Sherrod 
and Wilhelm(2009), Trundle et al.(2002, 2007a) 등은
서로 다른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달 관측 활동을

포함한 수업을 실시하였지만, 학습자들의 달 관측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활동의 결과로부터

교수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또, 
Abell et al.(2001)은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강좌
의 일환으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달을 관측하는 활

동을 진행하였지만, 달 관측 자체보다는 그러한 활
동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는 정남식 등(1996)이 소집단 역할 놀이와 토
의를 통해 달의 위상 변화를 학습하기에 앞서 학생

들에게 1개월 간 달을 관측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들의 연구는 달을 체계적으로 관찰한 학생들이 없

었다고 보고하면서도 왜 체계적인 관찰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남정철(2002)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수
행한 달 관측 활동의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

사하여 학생들이 달의 방위, 고도, 모양 및 그 변화
를 적절하게 기록하거나 해석하지 못한다는 사실

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달 관측 기간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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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도이고, 미리 구조화된 활동지를 사용하게 함
으로써 학생들의 활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고,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 또

한 지니고 있었다. 최근에는 권용인과 손정주(2015)
가 지구와 달 운동에 대한 초등 영재 학생들의 학

습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스마트 기기가 학생들이 달의 방위와 고

도를 측정하고 달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도움을 주

었다고 하였지만,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의 사용법
을 익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의 제한점

과 시사점을 함께 고려하여 예비 초등 교사들로 하

여금 초등 과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달 관측 탐구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이
겪는어려움과그들이제안하는교수법을분석해보

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권용인과
손정주, 2015; 남정철, 2002)에서 초등학생으로 제
한되었던 연구 참여자를 확대하고, 달 관측 기간 또
한 비교적 장기간(약 한 달)으로 확장하여 실제 달
관측 활동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좀 더 다양하게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 장차 초등학
생들을 지도하게 될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직접 동

일한 탐구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초등학생들이 겪

게 될 어려움을 미리 가늠해 보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여 구체적인 교수법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

게 하는 데에도 연구의 취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 관측 활동에서 예비 초등 교사들은 어

떤 현상들을 관찰하는가?
둘째, 달 관측 활동에서 예비 초등 교사들은 어

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셋째, 초등학생들의달 관측 활동을 돕기 위해 예

비 초등 교사들이 제안하는 교수법에는 어떤 것들

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맥락

본 연구는 한 교육대학교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에 본 연구자가 담당한 과학 심화 전공 강좌를 수

강한 1학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이루어졌
다. 이 강좌는 과학 심화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첫번째전공필수과목으로, 과학 4개분야중 
지구과학을 다루고 있다. 강좌의 운영은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구과학 주제

들을 실험실습과 이론 강의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과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구과학 영역의 탐구 활동 중 예비 초등 교사로서

반드시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

택하여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초

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달 관
측 활동은 이러한 강좌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32명의 수강생 중 31명의 학생들이 이를 수행하
고결과물을제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들을 PT1 
(preservice teacher 1)∼PT31로 부호화하여 나타내었
다. 이들 중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동일한 탐
구 활동을 수행해 본 학생은 없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달을 관
찰하고 관측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는 초
등 과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여러 날 동안 같
은 시각에 보이는 달의 모양과 위치 관찰하기”(교육
부, 2015, p. 46)라고만 과제를 부여하고, 관측 시각, 
관측 방법, 관측 일지 작성 방법 등 세부적인 요령
은 학생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결과
적으로 예비 교사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 관측을 수행하였고, 교육과정에서 지시하는
모양과 위치 외에도 달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측하였다.
달을 관측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과 아울러

예비 교사들의 관측 일지에 달 관측 활동을 수행하

는 동안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기록하도

록 하였다. 다만 이때는 이미 정해진 다른 일정이
나 기상 상태 등과 같이 조절 불가능한 원인에 의

해서 발생한 어려움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주로
달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동안 경험한 인지적인 어

려움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하였다. 또, 이와 더불
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초등학생들의 달

관측 탐구 활동을 돕기 위한 교수법적인 아이디어

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학



초등과학교육 제36권 제4호, pp. 447∼460 (2017)450

생들의 관측 일지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

였다. 또, 관측 결과를 수업 중에 발표하여 모든 학
생들이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발표 내용을 녹음하
여 연구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 자료의 분석은 본 연구의 3가지 연구 문제
에 차례로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예비
교사들의 보고서와 수업 중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서 관측 시각을 포함하여 예비 교사들이 달 관측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관찰한 현상들을 추출

하고, 이를 8개로 범주화하였다. 이 범주는 ‘관측 시
각, 위상, 방향, 고도, 색․밝기, 표면, 기울기․월면
회전(月面回轉), 겉보기 크기’이었다. 이 후 예비 교
사들의 보고서를 다시 자세히 반복하여 읽으면서

범주별로 세부적인 관측 내용 또는 기록 방법을 분

별하여 각각을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관측 시각은
시간대에 따라 ‘저녁’, ‘밤’, ‘새벽’으로 세부 범주가
나뉘어졌으며, 위상에는 달의 위상을 기록한 방법
에 따라 ‘사진’과 ‘그림’이라는 세부 범주가 서로
구별되었다. 일차로 부여된 세부 범주의 코드는 보
고서를 반복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되거나 정

교화 되었다. 예를 들어, 표면에 대해서는 처음에
‘달 표면의 지형’과 그러한 지형으로 인해 관측되
는 ‘표면 무늬’라는 코드를 분리하였으나, 예비 교
사들이 대개 무늬와 지형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 둘을 하나의 세부 범

주로 합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그들

이 제안하는 교수법에 대해서도 8개의 범주별로 구
체적인 어려움 또는 교수법적인 아이디어를 분별

하여 세부 범주를 코딩하였고, 8개 범주에 해당하
지 않는 어려움과 교수법은 ‘기타’ 범주로 분류하여 
세부 내용에 따라 각각 코딩하였다. 또, 일차로 코
딩된 것을 보고서에 비추어 반복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그 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이때는 세부
범주의 코드만으로도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이나

교수법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구(句) 형식으
로 코드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방향이라는 범주
에서 ‘정확한 방위각 또는 방향 변화 측정의 어려
움’이라는 세부 범주는 예비 교사들이 달이 관측되
는 방향의 방위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거나

이전 날과 비교하여 방위각의 변화를 양적으로 나

타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의미하였다. 또, 고도의 범
주에서 ‘각도기 또는 고도 측정기 사용법 지도’라
는 세부 범주는 장차 초등학생들이 달 관측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각도기나 고도 측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도하겠다는 교수법적인 생각을 뜻하

였다.
이상과 같이 하여 예비 교사들이 관찰한 관측 현

상, 어려움, 교수법각각에대한세부범주를확정한 
후에는 관측 일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한 학생

수를 계수하였다. 이때는 하나의 범주 내에 있는 세
부 범주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한 학생이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세부 범주별 학생 수와 31명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들의 관측 일지와 수업
중 발표 내용을 다시금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분

석 결과가 연구 자료에 비추어 타당함으로 확인하

고 연구 결과를 확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예비 초등 교사들이 관측한 현상

본연구에참여한예비초등교사들이달관측활

동을 수행하면서 관찰한 관측 현상은 Table 1에 요
약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비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달의

모양(위상)과 위치(방향, 고도) 외에도 달에 관한 여
러 가지 현상들을 관측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관측
내용이나 기록 방법도 다양하였다. 예비 교사들이
관측하고 기록한 현상 중 달의 위상, 방향, 고도, 색
과 밝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달 표면의 무늬 또는 지형, 기울기 또는 월면회전, 
겉보기 크기를 관측하고 기록한 학생들은 비교적

그 수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들은 저녁 또는 밤 중 다양

한 시각에 달을 관측하였다. 이렇게 관측 시각이 다
양한 까닭은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 가능한 관측 시

각이 서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
간대에 관측하다보면 다른 시간대에 뜨거나 지는

달을 볼 수 없게 되어 관측 시각을 옮겨 두 번 이상

관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2명의 예
비 교사들은 짐짓 이른 아침 시각에 그믐달을 관측

하기도 하였다.
달을 관측하면서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29명,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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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enomena observed by th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범주
세부 범주

(관측내용, 기록방법) 관측 기록의 예 학생 수(%)

관측 시각

저녁 ․18시 즈음부터 21시까지의 시각에 관측 18(58.1)

밤 ․21시 이후부터 24시 즈음까지의 시각에 관측 30(96.8)

새벽 ․해가 뜨기 전후 이른 아침에 관측 2( 6.5)

위상

사진

 (PT3)

29(93.5)

그림

 (PT31)

14(45.2)

방향

방위
․위치가 처음에는 남쪽에 가까이 있었는데, 오늘은 동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였
다.(PT16) 29(93.5)

방위각 ․방향은 130° 남동쪽이다.(PT8) 12(38.7)

상대적 위치
․어제는 두 번째 아파트 위에 떠 있었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동쪽인 세 번째 아파트
위에 떠 있습니다.(PT22) 18(58.1)

고도

고도값 ․달은 … 지평선보다 30° 정도 위로 올라와 있었다.(PT9) 2( 6.5)

상대적 위치

․달의 위치가 많이 낮아진 것을 실감했다. … 원래는 ○○생활관의 오른쪽 윗부분이
면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 도심을 내려다보아야 볼 수 있었
다.(PT10)

10(32.3)

색․밝기
색 ․노란색의 달이 아니라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달을 관측할 수 있었다.(PT14) 12(38.7)

밝기 ․달이 조금 어둡고 희미하게 보였다.(PT21) 7(22.6)

표면
표면 무늬

또는 지형

․생각보다 달의 표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달의 바다가
관찰되었다.(PT11)

 (PT13)

8(25.8)

기울기․

월면회전

기울기 ․하현달이 위로 30도 가량 기울인 모양(PT31) 7(22.6)

월면회전
․달이 보이는 면은 같지만 6:51[6시 51분]보다 11:50에 찍은 달이 시계 방향으로 90°
보다는 적게 회전하였다.(PT1) 1( 3.2)

겉보기 크기 겉보기 크기 ․분명 달은 더더 둥글어지고 있었지만, 크기는 어제보다는 작게 느껴졌다.(PT4) 4(12.9)

%)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나 별도의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을이용하여사진
을 찍어서 달의 위상을 나타내었다. 또, 14명(45.2%)
의 학생들은 그림으로 달의 위상을 표현하였고, 이
중 12명은 사진과 그림을 모두 사용하였다.
달의 방향과고도에 대해서는 양적인 수치 즉, 방

위각이나 고도값을 측정하여 기록한 학생들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달
을 관측한 장소 주변의 지도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주변 지형지물의 그림 위에 달이 관측되는 방위를

화살표 등으로 표시하였다. 또, 다른 학생들은 나침
반이나 나침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을 이용하여 방위를 조사하기도 하였지만, 구체
적인 방위각보다는 단순히 동서남북 방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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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대부분이었다. 고도의경우에는고도값을
기록한 예비 교사들이 2명 있었지만, 적절한 측정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육안으로 그 값을 어림하

여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Table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달의 방위와 고도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기
록 중에는 양적인 수치보다는 주변 지형지물을 이

용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사례가 더 많았다.
이상과 같은 현상들이 달에 관하여 초등 과학 교

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것들

이라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은 이 밖에
도 달의 색과 밝기, 표면 무늬 또는 지형, 기울기와
월면회전, 겉보기 크기도 관측하였다(Table 1). 이
중 달 표면의 무늬나 지형을 기록한 예비 교사들

중에 일부(8명, 25.8%)는, Table 1에 예시한 것과 같
이, 자신이 관찰한 달 표면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
현하기도 하였다. 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달의
관측면이 회전하여 보이는 현상인 월면회전과 그에 
따라 같은 시각에 관측되는 지평선에 대한 달의 기

울기가 매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한 학생들도 있었

다(8명, 25.8%). 이와 더불어, 몇몇 예비 교사들(4명, 
12.9%)은 달의 위상에 따른 크기 변화 외에도, 주로
주변 지형지물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달의 겉

보기 크기 변화를 관측하여 그 특징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들도 동일한 탐구 활
동을 수행하게 되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시

되지 않은 다양한 달의특징을 관측할 수 있음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교수법적인 준
비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2. 예비 초등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

약 한 달 동안 달을 관측하면서 예비 초등 교사

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
었다. 이 중에는 관측 시각, 달의 위상, 방향, 고도
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비 교사들이 보고한 어려움 중에서 관측 시각

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달의 공전으로 인해 달이 뜨

는 시각이 매일 약 50분씩 늦어져서 일정한 시각에
달을 관측하다보면 달을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생

기게 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었다. 초․중․고등
학교 과정 중에 이렇게 비교적 장기간 동안 천체를

관측해 본 경험이 없는 예비 교사들은 저녁이나 밤

에 달을 볼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

기곤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며칠간 계속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3가지 세부 범주에 따라 표현
해 주었다(Table 2). 이 세부 범주들 중에서는 자신
이 정한 관측 시각에 달을 보지 못하여 혼란을 겪

거나 흥미를 잃게 되었다는 것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그 진술 내용도 다채로운 편이었는데, Table 2
에 예시된 사례 외에다른 예비 교사들이 진술한 어

려움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당연히 달은 항상 밤에 떠 있다고 생각할 것인

데, 달이 없어 혼란을 느낄 것이다.(PT26)

달을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 어느 순간부터 오후 11시 

경에 달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 이것을 초등학생들

이 알 수 있을까? …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황하고 

보이지 않는 이유를 떠올리지 못한 채 자신이 과제를 잘

못했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PT20)

내가 관측해야 할 시간에 달이 뜨지 않거나, 이미 져 버

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처음에 상당히 당황스럽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선생님께 혼날까봐 두려움에 떨

었을 것 같다.(PT21)

위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 중에는

장차 자신들이 지도하게 될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달 관측 시각에 따른 어려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았으며, 이러한 우려가 그들이 제안하는 교수
법에도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

게 하였다.
달의 위상에 관해서는 Table 2에 예시한 것처럼,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달의 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

기 어렵다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
도 카메라로 달을 촬영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

다고한학생들이좀더많았다. 달은밤하늘에서매
우 밝게 빛나는 천체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 모습

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노출 시간 등을 적절

하게조절해주어야한다. 하지만천체사진촬영경
험이 흔치 않은 예비교사들이 달의 사진을 찍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잘

알수있다. 뿐만아니라일부예비교사들(6명, 19.4 
%)은 매일 조금씩 달의 위상이 변하는 것을 육안으
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기록해 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달을 관측하고도 달이 어느 방향

에 있는지, 방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
다고 보고한 예비 교사들이 31명 중 16명(51.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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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iculties in moon observation reported by th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범주 세부 범주(어려움) 어려움 진술의 예 학생 수(%)

관측 시각

․관측 시각에 달이 보이지 않는

데 따른 혼란 또는 흥미 감소

․처음 4일 동안만 달이 보이고 그 다음날부턴 달이 뜨는 시간이 관측 시
간보다 늦어져 달을 관측할 수가 없었다. 달이 보여 기록할 수 있는 날
은 매우 뿌듯하고 좋았지만, 달이 관측되지 않자 점점 흥미가 없어졌
다.(PT15)

15(48.4)

․달 관측 가능 시간 또는 기간

예측의 어려움

․달이 뜨는 시간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 뜨는 시각을 예상하는 것

이 힘들었기 때문에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PT30) 6(19.4)

․모든 위상을 관측하지 못하는

어려움

․[관측 시각에 달이] 안 보이고 난 후에 달의 모양이 확 변해 있어서 중
간 과정을 보지 못해 아쉬웠다.(PT8) 4(12.9)

위상

․사진으로 달의 위상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

․똑같이 관측 일지에 그 모습을 옮기고 싶었지만 카메라로 찍으면 흐릿

하거나 번지거나 해서 겨우 모양만 잡을 수 있었다.(PT3) 14(45.2)

․그림으로 달의 위상을 표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달의 모양 변화 … 전 날과 오늘의 다른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

려웠다.(PT6) 6(19.4)

․달의 위상 또는 위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

․며칠이 지나면 변화를 알아 볼 수 있었지만 처음 이틀간은 달이 커졌

는지 작아졌는지 조차 잘 구분할 수 없었다.(PT10) 6(19.4)

방향

․방위 확인의 어려움
․달이 있는 하늘이 어느 방향의 하늘인지 몰랐다는 점이 나에게 가장

힘들었다.(PT28) 16(51.6)

․정확한 방위각 또는 방향 변화

측정의 어려움

․달이 보이는 정확한 위치는 기록하지 못하고 방향 정도만 기록했습니

다.(PT22) 10(32.3)

․나침반 사용의 어려움

․초등학교 때 나침반 사용법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 사용해 보았다. 
나침반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까지 나흘 가량이 걸렸

다.(PT17)
5(16.1)

고도
․정확한 고도 측정 또는 기록의

어려움

․○○에서 관찰하니 … 높이 표현이 참 아쉽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기
록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했다. … 달의 고도를 표시하고 싶은데 표시
하기가 어렵다. … 건물을 상대적으로 그려서 표현하고자 해도 건물 역
시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니 … (답답)(PT9)

8(25.8)

표면
․달 표면 무늬 또는 지형 표현의

어려움

․내가 직접 달을 그려보니 크레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

다.(PT1) 4(12.9)

기울기․

월면회전
․달의 기울기 표현의 어려움

․달이 기울어져 있다. 동쪽에 있을 땐 동쪽으로 직선이 살짝, 남쪽에 있
을 땐 수직, 서쪽에 있을 땐 서쪽으로 기우는데, 이 수첩[관측 일지]에
는 그걸 표현하기가 잘 안 된다.(PT9)

1( 3.2)

기타

․지속적 관찰 및 흥미 유지의

어려움

․대학생인 나도 이런 과제를 할 때 부담이 되었는데, 만약 초등학생들에
게 시킨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달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 같다.(PT20)
3( 9.7)

․야간 기록의 어려움 ․밖에 나가서 수첩에다가 볼펜으로 쓰려는데 어두워서 잘 안 된다.(PT9) 1( 3.2)

나 되었다. 또한 방위를 알아내고도 정확한 방위각
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 학생들이 10
명(32.3%) 있었다. 종합적으로, 밤하늘에서 달이 관
측되는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학생인 예비 교사

들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PT22는 Table 2에 인용한 ‘정확한 방위
각 또는 방향 변화 측정의 어려움’과 함께 종종 ‘방
위 확인의 어려움’ 또한 겪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달의 위치를 기록하는 법을 몰랐다. … 이후에 나침반 

어플을 다운 받고 경찰서를 기준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

을 수 있었습니다. … 방향도 잘 모를 때는 경찰서를 기

준으로 보이는 건물과 달의 상대적인 위치로 달의 위치

를 기록했습니다. … 동서남북 방향을 어려워하는 학생

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PT22)

또한 PT28은 자신과 동료들이 방위 확인에 어려
움을 겪은 까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해 주기

도 하였다. 



초등과학교육 제36권 제4호, pp. 447∼460 (2017)454

우리는 북쪽을 앞쪽(위쪽)으로 하는 방위표를 보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달을 관측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남쪽 하늘을 앞쪽에 두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하늘이 동쪽인지, 왼쪽 

하늘이 동쪽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점을 

학생들도 헷갈리기 쉬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PT28)

이와 더불어, 아래에 예시하는 것과 같이 예비 교
사들이 개인적인 일정 등으로 인해 관측 장소를 옮

겨야 하는 경우에는 달의방위를 파악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첫날 ○○에서 했을 때는 … 남쪽 방향이 어디인지 알아

서 달의 위치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당장 많이 가 보지도 않은 □□에서는 당연

히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PT5)

위와 같이 방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침반

이나 나침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
부 예비 교사들(5명, 16.1%)은 그러한 도구를 사용
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특히 PT11은 나
침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었다. 

휴대 전화에 내장된 나침반을 사용했는데, 처음 사용했

을 땐 나올 수 없는 방위가 나와서 당황했었다. 이를 바

로 잡기 위해서 평형을 맞추고 센서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PT11)

달의 방향과 유사하게 예비 교사들은 정확한 달

의 고도값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경

험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관측 장소 주변의 지형지
물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고도를 나타내곤 하였지

만, 달이 관측되는 방위를 가늠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물들과 달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의 상대
적 위치가 달라 보이며, 어제 관찰한 높이와의 비
교 또한 힘들다는 어려움”(PT28)을 경험해야 했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은 달의

표면 무늬 또는 지형, 지평선에 대한 달의 기울기
등을 관측 일지에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

다(Table 2). 또, 몇몇 예비 교사들(3명, 9.7%)은 초
등학생들에게는 자신들처럼 장기간 동안 달을 관측

하는 활동이 지루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여, 이와 관련된 교수법적인
제안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3. 예비 초등 교사들이 제안한 교수법

본 연구에서 예비 초등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의

달 관측 탐구 활동을 돕기 위해 제안한 교수법은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중에는 앞서 예
비 교사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많이 언급한

범주들에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이 정한 관측

시각에 달을 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예비 교사

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3가지
세부 범주에 따라 제안해 주었다. 이 중에는 초등
학생들에게 달 관측 가능 시간 또는 기간을 안내해

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그 내용을 자
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매우 구체적

인 방안을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PT14는달관측활동의어려움에대하여 “구름이어
느 정도 끼어야 달을 볼 수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

지 않[다]”고 기록한 후, 초등학생들의 달 관측 활
동을 돕기 위한 교수법을 제안할 때에는 자신의 사

례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달을 볼 수 있는 날과 

아무리 기다려도 달을 볼 수 없는 날을 확실히 구분지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PT14)

또, PT15는 자신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달이 관측
되지 않아 흥미를 잃고 관측 활동을 도중에 중단하

는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그러한

학생들을 교수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해 줄 것

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기에 앞서 달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자신이 잘못 관측하거나 하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 달이 보이는 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날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당연하고 괜찮다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 

줄 것이다.(PT15)

이외에도 예비 교사들은 모둠별로 관측 시간대

를 달리하거나, 해 진 후 저녁 또는 밤 시간에 달을
볼 수 있는 때로 탐구 활동 기간을 제한하여 관측

시각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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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edagogical ideas suggested by th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범주 세부 범주(교수법) 교수법 진술의 예 학생 수(%)

관측

시각

․달 관측 가능 시간 또는 기간에

대한 안내
․매 날짜마다 달이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을 기록해 줄 것이다.(PT25) 8(25.8)

․시간대별로 다른 모둠이 관측

․보름달이나 상현망, 하현망처럼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달을 관측할 수
있는 날에 반 아이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시간대를 각각 배분하고, 그 
시간대에 달이 어디에 떠 있었는지 그룹별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PT3)

3( 9.7)

․해 진 후 달을 볼 수 있는 기간

동안만 관측

․상현달이 뜨는 시기부터 하현달이 뜨는 시기까지 과제 날짜를 잡고 … 그

러면 학생들은 과제를 하는 동안 항상 달을 볼 수 있게 된다.(PT20) 3( 9.7)

위상

․달의 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지도

․미리 중심을 표시한 원을 하루 당 한 개씩 그려서 나눠준다. …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미리 ‘원’이라는 틀을 잡아준다.(PT29) 11(35.5)

․관측한 달의 위상을 비교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전

학습 제공

․달 사진들을 모아서 번호를 매긴 뒤에 … 나누어 주고 하루마다 관측하고

해당하는 달 모양 번호를 자신의 관찰 일지에 적고 그려보도록 지도하고

싶다.(PT4)
4(12.9)

․망원경을 이용한 달 관측
․천체 관측이 가능한 망원경을 이용하여 저녁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달을 관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PT30) 3( 9.7)

방향

․나침반 사용법 지도
․나침반을 이용해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달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정도를 … 적어 오라고 할 것 같다.(PT16) 11(35.5)

․주변 지형지물, 지도, 천체 등을
이용한 방위 측정 방법 지도

․자신이 관측하는 장소의 지도를 출력해서 그 지도와 달의 위치를 비교하

며 방위를 알게 한다든지 …(PT10) 14(45.2)

․방위 표시가 가능한 특별한 관측

일지 활용

(PT9)

3( 9.7)

․달의 방위 또는 이동 방향에

대한 선수 학습

․[달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 어느 정도 알려주고 간단히 이해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달을 관찰하라고 할 것이다.(PT6) 3( 9.7)

고도

․각도기 또는 고도 측정기 사용법

지도

․자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간이 고도 측정기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 정확

히 측정할 수 있으며 … (PT28) 3( 9.7)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한 고도

측정 방법 지도

․시간대가 일정한 등하교 시간에 … 동네의 구조별 방위를 익히고 … 남쪽

을 향해 선 후 달을 보기 위해 … 눈을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얼마나 위로

젖혔는지 가늠해서 … (PT3)
1( 3.2)

․고도 표시가 가능한 특별한 관측

일지 활용

(PT29)

3( 9.7)

․학생들이 고도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지도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방법을 정해주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한 후 … 서로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며 달의 위치[고도]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토의해 보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PT7)

1( 3.2)

표면
․달 표면 무늬 또는 지형은

대략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적인 표현만 하여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줄 것 같다.(PT1) 2( 6.5)

겉보기

크기

․달의 겉보기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관측 일지 활용

․달의 크기가 작으면 달을 점선 네모에서 멀리 떨어지게, 달의 크기가 크
면 달을 점선 네모에서 가깝게 그린다.(PT29)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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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범주 세부 범주(교수법) 교수법 진술의 예 학생 수(%)

기타

․사전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

전략 사용

․달 관찰과 관련하여 다양한 퀴즈를 내어서 … 상을 주는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PT2) 4(12.9)

․대안적인 형식의 관측 일지 작성
․색종이, 색연필 등으로 꾸민 관측 일지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남으며
재미까지도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PT14) 5(16.1)

․달 관측 및 기록 활동 중간 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달 관찰 일지를 검사합니다. 질문 사항이나 어려운 사
항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피드백을 통해 달 관찰시 어려움을 해소합니

다.(PT22)
5(16.1)

․관측 횟수 또는 기간 조정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2주를 기간으로 줄 것이다. 

(PT27) 4(12.9)

․부모 또는 친구와 함께

관측하도록 지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달을 관찰하면서 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

럽게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 … (PT17) 4(12.9)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달 관찰 기록용 어플을 개발하면 편할 것 같다. 그러면 밤에 종이를 들고
어두운 곳에서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PT9) 2( 6.5)

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PT8은 이미
Table 2에 예시된 ‘모든 위상을 관측하지 못하는 어
려움’ 외에도 “달이 …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보일
지 예측하는 게 어렵고,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지 …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하여 ‘달 관측 가능
시간 또는 기간 예측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하
였다. 그런데 PT8이 달 관측 탐구 활동에 대한 교
수법을 제안할 때에는 이러한 두 가지 어려움을 함

께 고려하여 초등학생들에게는 시간대별로 다른 모

둠이 밤하늘을 관측하게 하겠다고 하였고,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해 주었다.

일단 내가 아이들보다 먼저 관측 기간 동안 어느 시간부

터 어느 시간까지 달이 보이는지 미리 알아야 할 것 같

다. 아이들에게 달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 만약 아이들의 수

준 상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도 돼서 가르치고자 한다

면, 조를 몇 개로 나누어 조마다 다른 시간에 관측하도

록 정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보일 때와 보이지 않

을 때를 직접 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조끼리 함께 고

민해 보게 하고 싶다.(PT8)

앞서 다수의 예비 교사들이 사진을 찍어 달의 위

상을 표현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초등학생들
을 위한 교수법을 제안할 때에는 사진만으로 달의

위상을 나타내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없는 것이 특

징적이었다. 오히려 예비 교사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는 달의 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겠다고 하

였으며, 이를 위하여 달의 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
는 방법을 지도하거나, 사진 자료 또는 망원경 관측 
등으로 초등학생들이 달의 위상을 보다 분명히 파

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다(Table 3). 예를 들
어, PT10은 Table 2에 인용된 것 외에도 달의 위상
을 사진 또는 그림으로나타내는 것이 모두 쉽지 않

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제안한 교수법에서는 이러
한점들을함께고려하여학생들에게는달의위상을 
그림으로표현하도록지도하겠다고하고, 그렇게하
는 까닭과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우리는 대학생인 만큼 기록의 방법이 사진이나 그림 등

으로 다양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싶다. 지평선과 천구가 그려진 종이와 둥근 달 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주고, 그곳에 그려보라고 할 것이다. 지

평선과 천구가 그려진 곳에는 달의 위치와 자신이 관찰

한 곳의 지형을 정리해 보고, 달 모양이 그려진 곳에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적어보게 하고 싶

다. 사실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그림으

로 그리려 할 때 달을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PT10)

이와유사하게, Table 3에예시한 PT29와 PT5, PT9 
등은 학생들이 달의 위상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

는 틀이나 밑그림을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그 까닭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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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는 되도록 달의 모습을 그리라고 지도하

고 싶다. 하지만 동그랗게 생긴 달을 그리는 것은 나도 

잘 못하는데, 아이들에게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래서 생각한 방법은 원 점선 모양의 종이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이에 그 날 봤던 달의 모습을 그 

점선에 따라 그려 보라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같은 

크기로 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둥그렇게 그리

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또한, 비교해 보면

서 달이 얼마나 원 형태가 되어가고, 원 형태가 사라지

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PT5)

달의 방향에 관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익숙한 학

교나 집 주변의 지형지물, 지도, 천체 등을 이용하
여 방위를 파악하는 방법을 지도하겠다는 제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달 관측
활동에서 ‘방위확인의어려움’과더불어 ‘정확한방
위각 측정의 어려움’을 모두 경험한 PT22는 초등학
생들에게는 방위각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기보다

“학교 운동장에서 해의 위치를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 동서남북 방위를 찾는 법을 지도하겠다고 제

안해 주었다. 또, 그 외에 예비 교사들이 지형지물
이나 천체를 이용하여 달의 방향을 지도하겠다고

제안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큰 

소나무를 기준으로 ‘처음엔 달이 큰 소나무 왼편에 있다

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와 같은 기준점이 있으면 

… 훨씬 수월할 것 같다.(PT11)

달 관측 전에 평일 학교 운동장이나 주말에 집에 있을 

때, 낮 12시~12시 30분에 태양이 어디 떠 있는지 관찰

하게 하는 것이다. 12시에 태양이 있는 방향이 남쪽이므

로 그 방향을 따로 표시하든가 남쪽 방향으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밤에 달을 관찰할 때에도 일정한 위치

에 일정한 방향을 보고 달이 어디에 있는지 관측하라고 

하고 싶다.(PT5)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들에게 나침반 사용법을

가르치겠다고한예비교사들이 11명(35.5%)이있었
는데, 이 중 Table 2에서 인용한 대로 방위 확인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던 PT28은 초등학생들에게 나침
반 사용법을 지도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늦은 밤 초등학생들과 함께 달을 관찰해 보는 것은 불가

능하니 수업 시간 함께 아이들과 운동장에 나가 직접 하

늘과 나침반을 함께 보며 남쪽 방향의 하늘이 어딘지 남

쪽 하늘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서쪽 하늘이며, 왼쪽은 동

쪽 하늘임을 알아간다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상 밤하늘

을 혼자 올려다봤을 때 겪을 수 있는 당혹감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적용하기 더 수월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PT28)

이 밖에 달의 방위 또는 이동 방향에 대해 선수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무엇을 어
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았다. 방향과 비슷하게 고도의 경우에도 달
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그 사
용법을 지도하겠다는 의견과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고도 측정 방법을 지도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
와더불어, 달의정확한고도를측정하거나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던 PT9와 PT29 등은 Table 3
에 제시한 것과 같이 방위와 고도를 표시할 수 있

도록 제작된 특별한 관측 일지를 사용하겠다고 하

였다. 
이밖에 달의 표면 무늬 또는 지형, 겉보기 크기

에 관한 교수법적인 제안이 있었으며, 앞서 초등학
생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달을 관측하는 것에 대

한 우려를 나타낸 예비 교사들이 있었던 만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수법이 기타 범주 내에서 제안

되었다(Table 3). 이들이 제안한 교수법적인 전략들
중에는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퀴즈, 게임, 일기나 달에 대한 감상 기록 등
을 포함한 대안적인 형식의 관측 일지, 부모 또는
친구 등을 활용하고, 교사의 중간 지도, 피드백, 관
측 시간 또는 관측 기간의 조절 등을 통해 지속적

인 관측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앞서 초등학생들이 흥미
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달을 관측할 수 있을지 우

려를 나타내었던 PT20은 아래와 같이 관측 기간을
조정하는 동시에 관측 활동에 대한 중간 지도를 통

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찰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

고 제안해 주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에 달을 관

찰해야 되는 지속적인 관심이었다. 초등학생들은 분명 

나보다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면 어떻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먼저 2일 정

도 … 달을 관찰시킨다. … 그 뒤에 거기서 알게 된 내



초등과학교육 제36권 제4호, pp. 447∼460 (2017)458

용을 발표시킨다. ‘달의 모양이 변했어요!’ 혹은 ‘달이 

동쪽으로 갔어요!’라는 식으로 자신이 관찰한 것을 토대

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

한 뒤 아이들에게 앞으로 달이 어떻게 될지 물어본다. 

… 2주 동안 관찰을 통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

도록 한다. … 아이들이 자신이 예상한 대로 달이 변화

할지 궁금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과제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2주 정도라면 초등학생이라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

고 할 수 있을 것이다.(PT20)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초등 교사들

이 달 관측 탐구 활동에 관하여 제안한 교수법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
용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다시 동일한 탐구 활

동을 수행할 때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초등학생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실

제적인 적용을 통해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
은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

단된다. 

I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이 여

러 날 동안 달을 관측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이 관측하는 현상,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달 관측 탐
구 활동을 돕기 위한 교수법적인 제안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예비 교사들은 주로 저녁이나 밤 시간
에 달을 관측하고, 달의 위상, 방향, 고도, 색과 밝
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달을 관측하는 동안 예비 교사들은 주로 관측 시각, 
위상, 방향, 고도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장차 자신들이 지도하게 될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달 관측 활동에 따르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교사들이 제안한 교

수법 또한 관측 시각, 위상, 방향, 고도에 관련된 것
들이 많았으며, 초등학생들이 장기간 동안 흥미를
유지하며, 꾸준히 달을 관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초등 과학 수업에서 달

관측 탐구 활동을 지도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달 관측 활동을 수행할 때에

는 교사가 관측 시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이 경
험한 것처럼 달은 뜨고 지는 시각이 매일 약 50분
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관측 시각에 모든

위상을 관측하기 어렵고, 달이 떠 있는 시각에도 밤
하늘에 달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결국 이에 따
르는 어려움은 인지 수준이 상대적인 낮은 초등학

생들에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
련해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제작하였던 2007년
개정 과학 교육과정에서 이미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각에 … 초승달에서 보름달에 이르는 기간 중에” 
(교육과학기술부, 2009, p. 193) 관측이 이루어지도
록 권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사들이 월령을 확인하여 관측 기간을 설정하고

학생들마다 가장 수월하게 관측할 수 있는 시각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몇몇
예비 교사들이 제안한 것처럼, 종종 달을 관측할 수 
없는 것이 달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며, 학생들이
과제를 잘못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동일한 탐

구 활동을 수행할 때 관측해야 할 현상과 그것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도 교사가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측
대상과 기록 방법이 명시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

우에는 본 연구에서 예비 교사들이 그러했던 것처

럼초등학생들도매우다양한요소들을관찰하여서

로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려 할 수 있고, 결과적으
로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현상에는 상대적으로 소

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에 적시된대로 “달의 모양과위치”(교육부, 2015, p. 
46)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도록 하고, 달의 ‘모양’
이 ‘겉보기 크기’가 아닌 ‘위상’을 뜻하는 것임을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 달의 위상을 표현하는 방법
을 별도로 지도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구상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위치’에 대해서는 그것이 달이 관
측되는 ‘방향’을 뜻하는 것인지, 달의 ‘고도’를 뜻하
는 것인지 분명하게 안내하고, 방향과 고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정밀한 수준에서 기록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교사가 교수법적으로 적절하게 결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달
의 위상과 방향, 고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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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매우 구체적인 교수법들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관측 현상들과 초등학생들의 지속

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들을 제안해 주었다. 특
히 이 방법들은 대부분예비 교사들 자신이 겪은 어

려움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그 실효성 또한 기대

해 볼 만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교수법의 실제적
인 효과는 학교와 수업, 학생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교사들이 자
신의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수법적인 방법과 수준

을 결정하여 꾸준히 실천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그동안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오개념과 위상 변화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가르치

기 위한 교수법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 연구의 범

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초등 과학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달 관측 탐구 활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달 관측과 같은 실험실
습(practical work)이 학교 과학 교육에서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의 과학 교육 연구는 실험실습 활동

을 다른 교육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인이

나 다른 교육 변인을 연구하기 위한 상황으로만 다

루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험실습은 다른 교
과와 비교하여 과학을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

인이 되므로, 실험실습 활동의 본성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학생, 사물의 상호 작용 및 실천
의 특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면 학교 과학 교육과

관련 연구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앞으로의 과학 교육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잘 연구되지 않았던 실험실습 활동을 발굴하여 그

자체의 본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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