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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 학습을 한 많은 자료와 교재가 있지만, 

교사들은 통 으로 과학교과서에 의존해왔다

(Roseman et al., 2001). 교과서는 학년의 수 을 고

려하여 교사가 주어진 과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자료가 부족함이 없도록 개발된다(Ball & 

Feiman-Nemser, 1988; Yager, 1996).  교사들이 교

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Rillero, 2010) 교과서는 물론 함께 제공되는 자료

는 표 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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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ncepts and inquiry activities of textbooks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focused on the field of geolog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the study, it was selected as the 2015 revised 

science textbook in Korea and ‘My pals are here’ that is the most used textbook in Singap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had a lower level of concept than Singapore. Second, we could 

confirm that Korea is composed of 'inquiry' centered compared to Singapore. Third, Korea deal with only 

one concept in one grade, however Singapore is structured so that concepts are divided hierarchically into 

several grades. Fourth, Singapore has been instructing students to learn how the learned concept interact 

with the Earth, which is different from Korea. These results may give implications for the curriculum 

composition and textbook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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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초등과학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및 탐구활동 요소 비교 분석; 지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39

은 과학 교수에 있어서 교과서에 한 의존도가 높

다(Schwarz et al., 2008).

우리나라의 등과학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맞춰 1종의 교과서만을 개발하여 보 하는 국정 시

스템을 운 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개

발되어 교사의 선택의 폭을 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에서 과학교과서가 갖는 

요성  역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1종의 교과서를 통해 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탐구활동 소재가 특수성 보다는 

보편성, 즉 일반  소재를 이용하고 활동의 용이성

을 높이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도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탐구활동

의 내용과 수 을 다른 나라와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분야는 등학교 과

학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련 학습내용이다. 지질 

련 내용을 포함하여 ‘지구과학’ 역의 개념은 

다른 역에 비해 매우 긴 시간이나 거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실험을 통해 동일한 결과나 반복된 결과

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여(임청환과 정진우, 1993) 

추상 이고 어려운 개념들이다(김범기 등, 1996). 

‘지구과학’ 역  지질 련 내용은 자연 그 자체

로 언제 어디서나 큰 노력 없이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돌과 암석이 학생들에게 높은 흥미와 심

을 끌지 못한다(김 욱 등, 1999). 이러한 상은 학

습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등학생들은 암석의 

개념에 해 직  사고에 의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존성과 미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암석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가 어려울 수 있다.  지질학 인 상이 아주 오

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큰 스 일의 과정이기 때

문에 학생은 물론 교사도 이해에 어려움을 지닌다

(Trend, 1998, 2001). 앞서 진술한 것과 같이 다른 

역에 비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질 련 내

용은 개념이나 활동 소재를 하게 구성하는 것

이 요하므로 다른 나라의 내용을 악하여 참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임성만(2015)의 연

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 교과 내

용은 많은 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탐구활동 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다. 이러한 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교과서 내

용, 즉 개념과 탐구활동에 한 비교 분석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비교・분석을 해 우리나라와 

비교하게 될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국제 

학업 성취도 검사인 TIMSS(Trends in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에서 지속 으로 우수한 성 을 

보이는 국가로 과학교과를 제도 으로  교과

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과학교과는 

국가수 의 학교 진학 시험(PSLE;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과목(모국어, 어, 수학, 과

학)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요한 교과이다. 이러

한 이유에서 싱가포르 여러 나라의 교육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유솔아, 2011). 이와 함께 싱가포

르의 과학교과내용은 PSLE가 과학 분야가 아닌 과

학 주제(다양성, 순환, 시스템, 에 지, 상호작용)에 

따라 교과 통합 이고 실생활 맥락 으로 출제되

기 때문에 최근의 세계 과학교육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심의 통합교육(Big Idea)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싱가포르 과학교육의 국제 인 인지도  최

근 과학교육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과

서 내용과 싱가포르 과학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있을 우리

나라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개발에 많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와 싱가포르 등과학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련 

내용을 어떠한 차이와 공통 을 가지고 있는지 비

교·분석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등과학교과서에 제시

된 지질 련 내용의 개념  탐구 활동을 분석하기 

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교육부, 2015)에 맞춰 새로 집필된 지표의 변화, 

화산과 지진, 지층과 화석 단원(교육부, 2018)의 교

과서 내용을 분석하 다. 싱가포르 등과학교과서

는 ‘Science; My pals are here’를 선택 하 다. 

‘Science; My pals are here’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교과서로 싱가포르 교육부로부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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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인 우수성을 입증받는 교과서이다. 한 PSLE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교육부가 

리하는 국가수 의 학교 진학 시험)의 상  수

를 차지하고 있는 등학교의 60%이상이 

‘Science; My pals are here’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한

다(Marshall Cavendish Education, 2011).

  

2. 자료 수집 및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는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에 

맞춰 2018년부터 장에 용되고 있는 3~4학년군

의 해당되는 지표의 변화,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

진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 다. 싱가포르 교과서

는 3B의 Rocks,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5B의 Soil,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Surface of the 

Earth의 내용을 분석하 다. 

자료 분석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

시된 지질 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두 나라

의 교과서 내용을 질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

에 자세한 분석 은 첫째, 각 나라별로 지질과 

련되어 어떠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에 해서 

비교・분석하 다. 둘째, 개념별로 탐구활동의 소

재와 활동 과정을 분석하 다. 셋째, 개념별로 제시

되고 있는 사진과 삽화와 같은 학습 자료를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관

련 개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련 단원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질 련 단원이 3~4학년군에 집 되어 있는 반면

에 싱가포르는 3학년에서부터 6학년에까지 고루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 교과서

에서 지질 련 단원은 각 학년의 후반기에 해당하

는 ‘B’과정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련 개념을 우리나라를 심으로 해서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표의 변화’와 련된 개념 

우리나라의 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표의 변화’의 성취기 은 다

음과 같다. 

  [4과04-01] 여러 장소의 흙을 찰하여 비교할 수 

있다.
  [4과04-02] 흙의 생성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4-03]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을 흐르

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과 련지을 수 있다.

학년 학기(과정)
단원 

우리나라 싱가포르

3 1(A)

2(B)  지표의 변화  Rocks

4
1(A)  지층과 화석

2(B)  화산과 지진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5
1(A)
2(B)  Soil

6

1(A)

2(B)

 Structure of the Earth 

 Surface of the Earth

 Natural disasters

Table 1. The geology-related unit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 우리나라의 학기(과정)는 1, 2학기로 나눠져 있는데 비해 싱가포르는 A, B로 나 어져 있다. 여기서는 

두 나라의 과정을 동일시하여 병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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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 을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흙에 한 개

념, 그리고 흙의 생성과정, 흐르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에 의한 지형의 변화에 해서 학습하도록 제

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보면, ‘흙의 생성과 보존’, ‘강 주변 지형의 

특징’, ‘바다 주변 지형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표의 변화’단원의 첫 페이지에

는 앞서 서술한 성취기 을 의문 형태로 제시한 내

용이 나온다(Fig. 1의 a). 이와 비슷하게 싱가포르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도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의문 형태로 제시하고 있었다( Fig. 1의 b, c, d). 우

리나라의 ‘지표의 변화’와 련된 싱가포르 교과서

의 내용은 4B(4학년의 B과정)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와 5B의 ‘Soil’, 6B의 ‘Surface of the 

Earth’인데,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에서

는 흙(토양)의 분류, 쓰임새, 식물이 잘 자라기 한 

흙, 지구의 물질과 자원에 한 학습 내용을 제시

하고 있었다. 5B의 ‘Soil’에서는 토양의 풍화작용, 

침식작용의 원인과 향, 침식을 막는 방법, 그리고 

6B의 ‘Surface of the Earth’에서는 지구의 표면 변화

에 해당하는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지형

의 변화, 도에 의한 바닷가 지형 변화 등에 해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지표의 변화’의 변화와 련하여 우리나라와 싱

가포르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교과

서에 제시된 내용을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3개의 

단원에 걸쳐 조  더 자세하게 세분화하여 학습하

도록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교과서의 개념 서술과 같은 내용을 심으로 자

세히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지표의 변화’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서술 내용은 ‘흙’, ‘부식물’, ‘침식 작

용’, ‘퇴  작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흙이 만들

어지는 과정’,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차이 ’, ‘흐

르는 물의 작용’, ‘강의 상류와 하류의 모습에 한 

설명’, ‘바닷가 지형에 한 설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 교과서의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5B의 ‘Soil’, 그리고 6B의 

‘Surface of the earth’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의 단원

은 아래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시작하면서 ‘Texture’, 

‘Colour’, ‘Water retention’에 따라 흙(토양, soil)을 

분류하고 그 흙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많은 양의 내

용 서술을 할애하고 있었다. 

(b)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c) 5B의 ‘Soil’

(a) 3-2-3. ‘지표의 변화’ (d) 6B의 ‘Surface of the Earth’

Fig. 1. Korean(a) and Singapore(b, c, d) textbooks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Eart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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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arth material is any non-living material 
that comes from the Earth. Soil is an example of 
an earth material. There are many types of soil. 
We can classify soils according to their texture, 
colour and ability to retain water.
 

싱가포르 교과서의 5B의 ‘Soil’은 풍화작용, 침식

에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B(16쪽)의 

비해 5B의 ‘Soil’에서는 교과서의 양 한 8쪽으로 

1/2로 었다. ‘지표의 변화’와 련하여 우리나라

와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에 한 내용 

서술을 정리한 것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다루

고 있는 흙(토양)에 한 내용은 싱가포르에서 다

루고 있는 내용 보다 은 편이다. 한 내용 서술

도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 차시 도입 , 탐구활동, 개념에 한 설명이나 

탐구활동에 한 설명으로 교과서가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탐구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활동 심의 교과서라

는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집(교과서 편

집 구조)에서는 개념 서술의 양이 많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지표의 변화’와 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는 1

개의 단원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3개의 단원에서 다

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학습 내용이 많

다는 것은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4B에서 다룬 내용을 5B에서도 다루면서 조  더 

확장 심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B에서 다

룬 내용인 ‘침식 작용’에 한 내용을 6B에서는 지

우리나라 싱가포르

□ 3-2-3. 지표의 변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투과성에 따른 흙 찰

 식물이 잘 자라는 흙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 작용과 퇴  작용

 강의 상류, 하류에서 일어나는 침식 작용과 퇴  작

용에 의한 지표의 모습

 바닷가의 침식 작용과 퇴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지형

□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색, 질감, 수분 포함 정도, 보수력, 투과성에 따라 흙 

찰  분류하기

 흙의 쓰임새 설명하기

 식물이 자라기에 합한 흙의 특성 설명하기

 다른 것보다 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흙 찰

하기

 식물의 성장에 합한 흙 만드는 방법 제안하기

 흙, 암석, 물, 속, 가스, 물, 화석 연료가 지구의 

물질임을 인식 하기

 지구의 물질이 우리에게 자원을 제공함을 인식하기

□ 5B의 ‘Soil’

 토양이 풍화된 암석과 부패된 생물체로 이루어짐을 

인식하기

 암석의 풍화에 작용하는 요소들 설명하기

 풍화의 결과로서의 토양의 형성 과정 설명하기

 토양 침식의 자연  원인 확인하기

 토양 침식에 향을 주는 다른 요소 설명하기

 토양 침식이 땅의 모양, 토양의 상태, 물의 상태에 

주는 향 설명하기

 토양 침식을 막는 방법 이식하기

□ 6B의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이 변화함을 이해하기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키는 과정 알기

Table 2. Conceptual contents related to ‘Change of the Earth surface’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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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체, 즉 시스템 인 측면에서 지구의 변화에 

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에서 다루는 개념이외에도 ‘흙의 쓰임새’, ‘식물의 

성장에 합한 흙을 만드는 법’, ‘흙, 암석, 물, 

속, 가스, 물, 화석 연료가 지구의 물질임을 인식하

는 것’, ‘지구의 물질이 우리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 ‘토양 침식의 자연  원인’, ‘토양 침식에 향

을 미치는 조건’, ‘침식을 막는 방법’ 등에 해 더 

학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흙

이 지구의 물질이다.’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인식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은 최근 Big Idea의 

흐름을 용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더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배우

는 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 개념이 우리 생활과 

어떤 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과학을 배우는 이유

에 해서 학생들이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

회일 수 있다. 

나. ‘지층과 화석’과 련된 개념 

우리나라의 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층과 화석’의 성취기 은 다

음과 같다. 

[4과06-01] 여러 가지 지층을 찰하고 지층의 

형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6-02] 퇴 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구

분하고 퇴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6-03]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

(b) 3B의 ‘Rocks’

(a) 4-1-2. ‘지층과 화석’ (c)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Fig. 2. Korean(a) and Singapore(b, c) textbooks related to the ‘Strata and fossils’

우리나라 싱가포르

□ 4-1-2. 지층과 화석

 여러 가지 지층 찰
 지층의 특징과 종류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퇴 암, 이암, 사암, 역암
 퇴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화석의 정의와 찰  분류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화석의 이용

□ 3B의 ‘Rocks’ 

 암석이 발견되는 곳 알기
 색과 질감에 따라 암석 찰  분류하기
 암석의 쓰임새 설명하기

□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화성암, 퇴 암, 변성암의 형성 과정 이해하기
 화석은 오래 에 살았던 동식물과 그 당시의 환경
의 증거를 제공함을 인식하기
 지구의 표면 설명하기
 지구의 내부 구조 설명하기

Table 3. Conceptual contents related to ‘Strata and fossils’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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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

리할 수 있다. 

성취기 을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지층 찰, 지

층의 형성 과정, 퇴 암 찰, 퇴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화석 찰,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화석을 

통해 과거의 생물과 환경 추리에 해 학습하도록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취기 과 련하여 우

리나라 ‘지층과 화석’ 단원의 첫 페이지는 Fig. 3의 

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취 기 을 4개로 세

분화하여 학습 내용을 의문 형태로 제시하 다. 제

시된 내용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층을 이루

고 있는 암석,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화석의 이

용에 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지층과 화석’과 

련된 싱가포르 교과서는 3B의 ‘Rocks’와 6B의 

‘Structure of the Earth’이다(Fig. 3의 b, c). 

싱가포르 교과서 3B의 ‘Rocks’에서는 암석이 발

견되는 곳, 암석의 색과 질감 찰  분류, 암석의 

쓰임새에 해 다루고 있으며, 6B의 ‘Structure of 

the earth’에서는 화성암, 퇴 암, 변성암의 형성 과

정, 화석, 지구의 표면, 지구의 내부 구조 등에 해

서 다루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지층과 화석’의 

암석 련 내용은 싱가포르의 3B 과정인 ‘Rocks’에 

해당되었고 ‘화석’부분은 6B 과정 ‘Structure of the 

Earth’의 화석 부분과 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지층과 화석’ 련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 

개념 내용을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a)

(b)

Fig. 3. Editing difference between Korea(a) and Singapore(b)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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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층과 화석’단원

에서 학습내용이 싱가포르의 3B 과정과 6B 과정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화석과 련

된 내용은 6B에서 집 으로 다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암석과 련된 학습 내용

은 싱가포르의 3B과정에서 다 지고 있었다. 그러

나 지층과 련되어 기본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는 지층의 정의, 지층의 종류,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해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직 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만 싱가포르의 6B의 ‘Structure of 

the Earth’에서는 지층과 련이 있는 지구의 내부 

구조에 해서 다루고 있었다. 

  

다. ‘화산과 지진’과 련된 개념 

우리나라의 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화산과 지진’의 성취기 은 다

음과 같다. 

[4과11-01] 화산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

질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1-02]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

강암과 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4과11-03]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발표할 수 있다. 
[4과11-04] 지진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지진

이 났을 때 안 하게 처하는 방법을 토의

할 수 있다.  

성취기 을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화산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화성암의 생성 과정  화

강암과 무암의 특징, 화산 활동의 향, 지진의 

발생 원인과 처 방법에 해 학습하도록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취기 과 련하여 우리나라 

‘화산과 지진’ 단원의 첫 페이지는 Fig. 4의 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취 기 을 4개로 세분화하

여 학습 내용을 의문 형태로 제시하 다. 우리나라 

‘화산과 지진’과 련된 싱가포르 교과서는 6B 과

정의 ‘Structure of the Earth’, ‘Surface of the Earth’, 

‘Natural disasters’이다(Fig. 4의 b. c. d).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화산과 지진’의 내용이 3개의 단원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화

산과 지진’ 련 개념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6B 과정의 ‘Structure of the Earth’에서는 마그

마, 화산활동, 용암은 물론 화산암과 심성암에 해

서도 다루고 있었다.  조립질과 세립질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면서 화성암의 조직에 해서도 설명

하고 있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는 아래 제시한 것과 같이 문용어를 사용하지 않

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싱가포르 교

과서와 비 이었다. 

무암은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에서 식어

(b)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c) 6B의 ‘Surface of the Earth’

(a) 4-2-4. ‘화산과 지진’ (d) 6B의 ‘Natural disasters’

Fig. 4. Korean(a) and Singapore(b, c, d) textbooks related to the ‘Volcanoes and earthqu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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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들어지며, 알갱이 크기가 작고 색깔이 어

두운 편입니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지며, 알갱이 크기가 색

깔이 밝은 편입니다.

 화성암을 설명하고 이어서 퇴 암과 변성암

을 설명한 후에 ‘암석의 순환’에 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6B 과정의 ‘Surface of the Earth’에서는 지

구 표면의 변화에 해 설명하면서 지구 표면의 빠

른 변화에서 화산활동과 지진을 다루고 있었다. 6B 

과정의 ‘Natural disasters’는 태풍, 화산 분출, 지진, 

쓰나미에 해서 다루는 단원이었다. 이 단원에서

는 ‘화산과 지진’에 련하여 화산 분출의 험성, 

방책에 해서 학습하며,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

나는 화산 분출에 해서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더불어 ‘불의 고리’에 해서 설명하면서 

화산 분출의 징조, 분출 , ,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지

진에 해서도 아주 범 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지진 , 진도, 지진의 빈도, 지진의 험성, 지진의 

우리나라 싱가포르

□ 4-2-4. 화산과 지진

 마그마의 정의
 화산의 정의
 화산의 생김새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화산 분출물)
 무암과 화강암 찰  특징 
 화산 활동의 향
 지진이 일어나는 과정
 지진의 피해
 지진 피 요령

□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화성암, 퇴 암, 변성암의 형성 과정 이해하기
 화석은 오래 에 살았던 동식물과 그 당시의 환경
의 증거를 제공함을 인식하기
 지구의 표면 설명하기
 지구의 내부 구조 설명하기

□ 6B의 ‘Surface of the Earth’

 지구 표면의 모양 설명하기
 지구의 표면이 변화함을 이해하기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키는 과정 알기
 지구의 표면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행동 알기
 지구의 표면 괴를 막는 방법 설명하기

□ 6B의 ‘Natural disasters’

 태풍, 화산 분출, 지진, 지진해일의 험 알기
 자연 재해  는 후의 방조치 알기
 자연 재해의 징조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과정 알기
 특정 국가에 많은 활화산을 있는 이유 알기 

Table 4. Conceptual contents related to ‘Volcanoes and earthquakes’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우리나라 싱가포르

□ 3-2-3. 지표의 변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실험하기
 운동장 흙과 화단 흙 비교하기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 알아보기
 흐르는 물에 의한 지표의 모습 변화 찰하기
 강 주변의 특징 알아보기
 바닷가의 지형 찰하기
 흙을 보존하기 한 시설물 만들기(STEAM)

□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모래와 토의 물빠짐 실험하기

□ 5B의 ‘Soil’

 경사가 다른 유수  실험

□ 6B의 ‘Surface of the Earth’

 < 련 탐구활동 없음>

Table 5. Inquiry activities related to ‘Change of the Earth surface’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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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징조, 발생 , , 후의 행동 요령 등에 해

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관

련 탐구활동

  

가. ‘지표의 변화’와 련된 탐구활동 

우리나라의 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표의 변화’의 탐구활동은 다

음과 같다. 

장소에 따른 흙의 특징 조사하기

흙 언덕을 만들고 물을 흘려보낸 후, 깎이

는 곳과 쌓이는 곳 찰하기

탐구활동을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장소에 따른 

흙의 특징을 조사하는 것과 흐르는 물에 의한 흙의 

침식과 퇴 에 한 실험 활동을 하도록 하 다. 

Table 5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탐구’를 강조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차시

에 탐구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과 생활’이라

는 차시에는 실생활과 련된 탐구 활동을 구성하

고 있다. ‘과학과 생활’의 차시는 최근 과학교육에

서 강조하고 있는 STEAM 활동과 련이 있다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과서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에서는 모래와 토의 물빠짐을 비교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 탐구활동은 우리나라

의 ‘운동장 흙과 화단 흙 비교하기’에 포함된 탐구

활동이었다(Fig. 5). 이 탐구활동을 보면, 우리나라

의 교과서에서는 자세한 탐구활동의 순서와 방법

을 제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교과서에는 탐구방

법은 제시가 되어있지 않고 련된 개념을 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실험 찰’이 있어 실험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실험 찰’

의 성격과는 다른 ‘activity book’이 싱가포르 교과

서에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activity book’은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

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

동의 순서와 방법을 제시하고 결과를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인 탐구활동도 구성되어 

있는 단원도 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탐구활

동을 독려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Table 6). 

Table 6은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단원 

곳곳에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빈 공간을 이용하여 

제시되는 배  형태의 탐구활동 질문들을 모아놓

은 것이다. 이 탐구 질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변

의 흙을 수집하여 흙의 구조에 해서 조사해보는 

것, 모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의 목록을 만들어보는 

것, 버드나무를 잘 키우기 해 어떤 흙을 사용해

야 하는지 등의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을 이용해 

찰하거나 추론하거나 분석해보도록 안내하는 질문

(a) (b)

Fig. 5. Permeation experiments presented in Korea(a) and Singapore(b)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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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5B의 ‘Soil’교과서에는 다양한 

곳의 흙을 채취하여 그 흙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었다. 6B의 ‘Surface of the earth’

에서는 학생들이 토양의 침식을 막기 해 사용하

는 삼베로 만든 구조물의 특성을 추론해보는 활동

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 교과

서의 ‘과학과 생활’과 련된 활동으로 배운 과학 

개념이 어떻게 실생활에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5B의 ‘Soil’에서는 우리나라의 ‘흐르는 물에 의한 

지표의 모습 변화 찰하기’와 유사한 실험으로 경

사가 다른 유수 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

과 운반, 퇴 에 해 탐구하는 활동을 제시하 다. 

6B의 ‘Surface of the earth’에는 탐구활동이 제시되

어 있지 않았다. 이 게 우리나라 ‘지표의 변화’단

원에서는 흙과 련된 다양한 탐구활동이 구성되

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각 단원별

로 1~2개의 탐구활동이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지층과 화석’와 련된 탐구활동 

우리나라의 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층과 화석’의 탐구활동은 다

음과 같다. 

지층이 쌓이는 순서 실험하기

퇴 암 찰하기

화석을 찰하고 화석 모형 만들기

탐구활동을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지층이 쌓이는 

순서에 해 실험하는 활동과 퇴 암을 찰하는 

활동, 화석을 찰해보고 화석 모형을 직  만들어

학년/과정/단원 탐구활동과 련된 질문

4B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

5B의 ‘Soil’

6B의 ‘Surface of the 

earth’

Table 6. Inquiry questions related to ‘Change of the Earth surface’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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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활동으로 해보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반 하여 우리나라의 4-1-2의 

‘지층과 화석’단원에서는 탐구활동을 세분화하여 

각 차시에 분산하여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Table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싱가포르 교과서(3B의 ‘Rocks’, 6B의 ‘Structure 

of the Earth’)에는 다양한 탐구활동이 제시되어 있

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단 암석에 해서 찰하

는 활동에서는 다양한 을 제시하여 분류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질문을 분석해

보면 Table 8과 같다. 3B의 ‘Rocks’에 제시된 탐구 

질문에는 학교 주변의 둘러보고 다양한 암석을 찾

아 그 암석이 어떤 암석인지 확인해보는 활동, 우

리 주변에서 암석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 친구들이 수집한 암석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이었다. 6B의 ‘Structure of the 

Earth’에는 주변에 암석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찾아 암

석의 생김새를 설명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 4-1-2. 지층과 화석

 지층 찰하기

 지층 모형 만들기

 퇴 암 찰하기

 퇴 암 모형 만들기

 여러 가지 화석 찰하기

 화석 모형 만들기

 화석을 잉요하여 생물의 모습과 환경 알아보기

 자연사 박물  시실 꾸미기(STEAM)

□ 3B의 ‘Rocks’ 

 암석을 색깔에 따라 분류하기

 암석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

 암석을 모양에 따라 분류하기

□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Table 7. Inquiry activities related to ‘Strata and fossils’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학년/과정/단원 탐구활동과 련된 질문

3B의 ‘Rocks’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Table 8. Inquiry questions related to ‘Strata and fossils’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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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산과 지진’과 련된 탐구활동 

우리나라의 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화산과 지진’의 탐구활동은 다

음과 같다. 

화산 활동 모형 만들기

화강암과 무암 찰하기

화산과 지진의 피해 사례 조사하기

교육과정에 제시된 탐구활동을 보면 화산 활동

을 모형으로 만들어보는 활동, 화성암의 표 인 

암석인 화강암과 무암을 찰하는 활동, 화산과 

지진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활동을 필수 탐구활

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련

하여 교과서에는 Table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탐구활동을 

포함하여 추가 으로 화산재와 화산 암석 조각 

찰하기, 지진 발생 모형실험, 지진의 처 방법까지 

탐구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교과서에는 ‘화산과 지진’과 련된 탐구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산과 지진’과 련된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

된 탐구 질문은 2개 다(Table 10).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단원에 제시된 탐구 질문은 화산과 

우리나라 싱가포르

□ 4-2-4. 화산과 지진

 화산 활동 모형실험하기
 화산재와 화산 암석 조각 찰하기
 무암과 화강암 비교하기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 알아보기
 지진 발생 모형실험하기
 지진 피해 사례 조사하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처 방법 익히기
 지진을 비하는 건물 모형 설계하기(STEAM)

□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 련 탐구활동 없음>

□ 6B의 ‘Surface of the Earth’

 < 련 탐구활동 없음>

□ 6B의 ‘Natural disasters’

 < 련 탐구활동 없음>

Table 9. Inquiry activities related to ‘Volcanoes and earthquakes’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학년/과정/단원 탐구활동과 련된 질문

6B의 ‘Structure of the Earth’

6B의 ‘Surface of the Earth’ < 련 탐구질문 없음>

6B의 ‘Natural disasters’

Table 10. Inquiry questions related to ‘Volcanoes and earthquakes’ presented in Korea and Singapor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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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사진을 찾아 서로 비교하여 차이 과 유사

을 찾아보는 활동이었다.  다른 하나는 6B의 

‘Natural disasters’에 제시된 것으로 육지나 바다에 

있는 화산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들은 이  우리나라 2009 개정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이 있던 활동들이었다.  

Ⅳ. 종합 논의

싱가포르는 국제 학업 성취도 검사인 TIMSS와 

같은 국제 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 을 거두는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과학교과

를 교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

르와 같이 국제 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 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교과가 

요과목으로 지정되어 운 되고 있다. 특히 등

학교에서는 과학교과는 다른 교과에 달리 아직까

지 국정 교과서로 편찬되고 있어 그 요성에 해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 게 교육 으로 많은 부

분에서 유사한 이 많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질 련 내용을 비교해 으로써 우리나라

의 교과서 개발이나 교재 개발에 많은 시사 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과서에 한 학생의 기 는 학생들이 궁 하게 

생각하는 내용에 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것으

로 기 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가 많다(Chiappetta 

& Fillman, 2007). 이러한 에서 과학교과서에 제시

된 개념  탐구활동 요소를 분석해보는 것은 요

한 연구  하나이다. 한 최근의 과학교과서는 탐

구에 기반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고자 노

력한다(Stoffels, 2005)는 에서 이번에 두 나라의 개

념과 탐구활동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 

먼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과 련하여 서술 내

용을 비교해보았다. 첫째,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것

은 지질과 련된 단원의 수 다. 우리나라는 3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싱가포르는 6개의 단

원으로 내용이 분산되고 심화되어 구성되어 있었

다. 둘째, 단원과 련된 개념의 깊이, 즉 다루어지

는 개념의 수 을 분석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보다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의 수 이 더 높았

다. 컨  우리나라는 암석에 해 퇴 암(이암, 

사암, 역암),  화성암( 무암, 화강암)만을 다루고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퇴 암, 화성암은 물론 변

성암까지 다루고 있으며, 암석의 순환(윤회)까지 다

루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거듭될수록 

학습의 양을 일정부분씩 이고 있다(김재춘, 

2003). 학생들이 갖는 학습 부담을 여주기 해서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 부담을 이는 것과 

학력 하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셋

째,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한 단

원, 즉 배정된 학년에서만 학습하게 되어있다. 그런

데 싱가포르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차 심화시켜

가면서 학년에 따라 배우도록 구성해놓았다. 컨

 흙에 한 것을 보면 싱가포르에서는 4B과정에

서 흙을 찰하고, 분류해보고, 쓰임새에 해서 배

운 후 5B과정에서는 흙의 생성과정에 해 학습하

게 하고, 흙의 침식과 련된 개념을 학습한다.  

6B과정에서는 지구의 표면으로 확장하여 학습하도

록 구성해놓았다. 물론 집  교육과정과 분산 교육

과정의 장단 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인지수 을 

고려한다면 학습 개념을 계 으로 분산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최근 

지구과학에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에

는 시스템(system; 계)이 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러한 순

환 과정을 고려하여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효

녕, 2006; 이효녕과 권 륜, 2008; 이효녕 등, 2004; 

Ben‐Zvi‐Assaraf & Orion, 2005; Owen et al., 

2004). 우리나라의 등학교 교과서에는 ‘물의 순

환’ 이외에는 이러한 시스템  사고에 기반한 단원

이나 개념이 용되어 있는 단원은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

었다. 단원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체 지구 인 

에서 단원에서 학습한 개념을 생각해보고 

용해보는 활동이 구성되어 있었다. 를 들면, 4B

의 ‘Soil and other earth materials’에서는 ‘흙, 암석, 

물, 속, 가스, 물, 화석 연료가 지구의 물질임을 

인식 하기’와 ‘지구의 물질이 우리에게 자원을 제

공함을 인식하기’라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생명 역을 심으로 분석한 김미

과 김경희(2010)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

다. 한 싱가포르의 이 (2009년 ) 등학교 과



52                                                임 성 만

학 교과서와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요소와 탐구 활동의 빈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같

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 이러한 은 최근 과

학교육의 흐름을 반 하고 있는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하

나인 주제 심 통합(Big Idea)단원의 구성이라는 

(교육부, 2015)에서도 지구시스템과 련한 내

용 구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최재 과 박재근

(2010)의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과 탐구 

활동의 내용보다는 빈도를 심으로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은 싱가포르 이  교과서에

서는 다른 역에 비해 지구 역의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한 이다. 행 싱가포

르 교과서에 비해 이  싱가포르 교육과정과 교과

서는 상당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을 알 

수 있다. 즉 싱가포르 교과서는 주제 심 통합 

교육을 반 하면서 교과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

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탐구활동’을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싱가포르의 교과서에 비해 ‘탐구’

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정하나와 석(2012)이 우리나라와 싱

가포르의 등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역을 

분석한 결과와 같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거의 모

든 차시에 탐구활동이 배치되어 학생들이 탐구활

동을 통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싱가포르 교과서는 탐구활동 보다는 다양

한 설명과 련된 추가 인 삽화와 설명이 주를 이

루고 있었다. 이러한 은 우리에게 많은 을 생

각해보게 한다. 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과

서의 편집, 즉 교과서의 형식(차시 안에서의 흐름)

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매 차시 

계속된다. 우리나라의 차시 내 학습의 흐름을 단순

화하면 ‘도입 -탐구활동-개념설명’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형식에서는 탐구활동이 갖는 비 이 높

아 많은 개념을 다룰 수 없는 공간이 제공되지 않

는다. 즉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싱가포르에 비해 탐

구 심의 교과서라는 이다. 둘째, 우리나라 교과

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나 ‘생각해 볼까요?’라는 

코 를 통해 학생들의 탐구활동에 해 안내하고 

있으나, 개념 서술이 많이 제시되는 싱가포르 교과

서에는 ‘Explore’라는 코 를 통해 탐구와 련된 

질문을 따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질문에는 

‘Observe, Infer, Communicate, Analyse, Investigate, 

Generate possibilities 등’과 같은 탐구 기능(Science 

process skills)과 련된 내용도 함께 제시하여 학생

들이 하는 활동이 어떤 기능임을 명시 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개념 심의 교과

서를 보완하며 학생들의 과학하기를 독려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앞서 논의

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두 나라에 있는 보조교재인 

실험 찰과 activity book에 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실험 찰은 교과서에 제시된 탐

구활동  탐구질문에 한 답을 는 보조 인 역

할을 하는 교재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보조교재

인 activity book은 학습내용은 교과서와 련이 있

으나, 탐구활동은 독립 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보

충자료, 심화자료를 제시되어 있어 별도로 사용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조교재가 단순히 학습장과 

같이 는 기능만 한다면 그 기능을 다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에서 우리나라의 보조교재인 실

험 찰에 한 기능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련 내용을 심으로 교과서에 진술

된 개념과 탐구활동을 비교하여 앞으로 있을 우리

나라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에 시사 을 얻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싱가포르 교과서에 비해 개

념을 다루는 수 이 더 낮았으며, 한 가지 개념에 

해 한 학년에서만 다루는 집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한 가지 

개념을 계 으로 나 어 학년에 따라 분산 배치

하여 다루고 있었다. 둘째, 싱가포르 교과서에는 우

리나라에 다루지 않는 한 가지 개념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향을 주고받고 있

는지에 해 학습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러한 은 주제 심의 통합교육을 본질 으로 

용하고 있다는 을 보여 다. 최근 과학교육의 

흐름을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

라 교과서는 싱가포르 교과서에 비해 ‘탐구’ 심

의 교과서라 할 만큼 탐구활동 제시의 비 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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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탐구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이상

의 세 가지의 결론을 통해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탐구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을 명

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듭되는 교육과정의 개

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량을 여오면서 교과서

에서 다루는 개념의 폭과 깊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교육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교육에서 강조하는 ‘탐구’를 강조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른 나라

에 비해 다루는 탐구활동의 양이나 다양성 면에서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탐구를 강조한 

나머지 교과서 분량의 한계 때문에 다루는 개념을 

계 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과서의 구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논의한 개념과 탐구의 양과 련하여 우리나

라는 수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왔지만,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몇 개의 개념이 포함되었다가 다

시 빠졌다하는 수 이었다. 시 에 흐름에 맞춰 

인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교과서의 형

태와 흐름(단원 내 내용 구성)에 해서도 새롭게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최근 과학교육

의 경향은 Big Idea와 시스템  사고, 즉  지구  

변화가 지역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지역  변화

가 지구의 상태에 어떻게 연 되는가,  지구의 

자연 상태는 어떻게 조  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개념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연 되고 지구와는 어떤 향을 주

고받고 있는지에 해 학생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게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최근 과학교육의 흐름과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싱가포르 교과서는 우리나라에 많

은 시사 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교과서에 

제시된 지질 련 내용을 심으로 교과서에 진술

된 개념과 탐구활동을 비교하여 앞으로 있을 우리

나라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에 시사 을 얻는데 

목 이 있다. 연구를 해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과학교과서를 선택하 으며, 싱가포르 교과서는 싱

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로 싱가포

르 교육부로부터 교육 인 우수성을 입증받은 

‘Science; My pals are here’를 선택하 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싱가포르 교과서에 비

해 개념을 다루는 수 이 낮았다. 둘째, 싱가포르 

교과서에 비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탐구’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우리

나라는 한 가지 개념을 한 학년에서만 다루는데 비

해 싱가포르는 개념을 계 으로 나 어 여러 학

년에 걸쳐 학습하도록 구성하 다. 넷째, 싱가포르 

교과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습한 개념이 지구와 

어떤 향을 주고받는지에 한 내용도 함께 학습

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서 개발에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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