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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 및 도서 지역 초등학생들의 낮과 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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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no doubt that science -and, therefore, science education- is central to the lives of all (NGSS, 2013). 
This manuscript focuses on ideas in astronomy that are at the foundation of elementary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discipline: the apparent motion of the sun explaining the day / night cycle on Earth. According to prior 
research demonstrating that neither children nor adults hold a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big ideas of 
astronomy (NRC, 1996), understanding of concepts may base students’ progress towards more advanced under-
standing in the domain of astronomy. We have analyzed the logic of the domain and synthesized prior research 
assessing children’s spatial representation from an earth- and a space based perspective to develop a set of 
learning trajectories that describe how students’ initial ideas about apparent celestial motion as they take school 
science can be build upon. In this study elementary students’ representations were compared by their resident 
context including urban and rural. This study may present a first look at the use of a learning progression 
framework in analyzing the structure of astronomy education. We discuss how this work may eventually lead 
towards the development and empirical testing of how children learn to describe and explain apparent patterns 
of celesti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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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배워야

할 여러 교과목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천
문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낮과 밤은 지구
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우주 공간 속

태양과 지구의 위치 관계와 관련이 있다. 낮과 밤
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동
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 되고 서쪽으로 태양

이 지고 나면 밤이 된다’는 지구 위에서 관측한 현
상에 대한 설명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 되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밤

이 된다’는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양과 지구의 위치
에 관계된 설명이다. 전자는 지구 기반 관점(earth- 
based perspective)이라고 하고, 후자를 우주 기반 관
점(space-based perspective)이라고 한다. 천문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 기반 관점과 우주 기반

관점을 잘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학생들에게
천체 운동에 대한 학습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위해서는직접관찰한지구기반관점으로부터학습이

시작되어야 한다(Plummer & Krajcik, 2010; Shen & 
Confrey, 2010). 우리는 보통 도서지역 학생들이 도
시 지역학생들보다 자연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러므로 도서 지역의 학생들의 공간적 표상 또한 지

극히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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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서지역의

학생들의 공간적 표상들이 경험적이거나 감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과 도서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각각 낮과 밤에 대해 우주기반 관점과 지구 기반

관점에서 공간 표상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즉,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에 대한 공간표상(지
구 기반 관점)과 우주에서 바라본 관점(우주 기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도심, 
도서의 지역성이 학생들의 공간 표상에 어떻게 나

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도심지역 초등학교로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에 소재하는 K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 100명
을 선정하였다. 3학년 28명(남: 14명, 여: 14명), 4학
년 25명(남: 13명, 여: 12명), 5학년 23명(남: 13명, 
여: 10명), 6학년 28명(남: 14명, 여: 14명)이다. K초
등학교는 국제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2013년에 개
교하였으며, 총 39학급 규모의 학교이다. 교실 건물
이 북쪽에 있고, 운동장이 남쪽에 있으며, 서쪽으로
는 호수공원이 위치하여 있고, 나머지 세 방향으로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도서지역 초등학교로는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소

재하는 U초등학교 총 8학급 중 3∼6학년 4학급 77
명을 선정하였다. U초등학교는 영종신도시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곳인 백운산 밑자락에 위치한 소규

모 학교이다. 교실 건물은 북쪽에 있으며, 운동장은
남쪽에 있다. 주변에는 개발택지로 인한 공터가 매
우 많아 시야가 트여 있다. 대부분 한 학년 1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

친구로 구성된다. 학교별 학년별, 성별 인원수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육과정

상 2007개정 교육과정에 준하여 학습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지구 및 우주 관점의 천문학적

공간표상과관련된내용은 5학년 1학기 1단원 ‘지구
와 달’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경
우 설문은 12월에 투입되었기에 대상 학생 중 5학
년과 6학년 학생들은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

Table 1. Subject of study

학년
도심지역 도서지역

합계
남 여 남 여

3 14 14  8  7  43

4 13 12 11 14  50

5 13 10 13  8  44

6 13 11  8  8  40

합계 53 47 40 37 177

해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였다.

2. 낮과 밤에 대한 공간 표상 검사

남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낮과 밤에 대한 표상
검사를 위하여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어떠한

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주 기반 관점을,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은 어떠한

가?’라는 질문으로 지구 기반 관점을 평가하였다. 
이 지필평가는 글과 그림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공

간표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지연(2006)
이 실시한 지필검사를 활용하여 두 지역의 낮과 밤

에 한 공간표상검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우주 영역을 모두 학습한 12월에 실시하

였다. 낮과 밤에 대한 공간 표상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후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

지연(2006)이 구성한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
틀은 Table 2와 같으며, 학생들의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공간 표상 유형을 7가지로 범주화하
고, 각각의 유형의 특징을 문장으로 서술하고, 이를
영어로 바꾼 후 코드화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나 표현이 명시된 경우를 표시하였

다. 교과서에서는 ‘SciEroSray’로 표현이 명시되었

으며, ‘SciEro’ 표현 또한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올
바르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

늘에 대한 공간표상 유형 코드화 또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공간 표상 유형의 코드화와 같

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
서 바라본 하늘에 대한 공간표상 유형을 코드화한

분석틀은 Table 3과 같다. 학생들의 응답지는 2인의
과학교육 전문가에 의해 코딩되었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는 0.8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Plummer and 
Krajcik (2010)의 연구에서는 외국의 교과서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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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atial representation types code in space-based perspective (Nam, 2006)

코드 공간 표상 유형(우주 기반 관점)

SciEroSray*
지구가 자전해서 빛의 영향으로 낮과 밤이 생긴다.

Day exists only in the hemisphere with is illuminated by the sun rays because Earth’s rotation.

SciEro*
지구가 자전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Earth’s rotation causes day/night.

AltEor
지구가 공전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Earth’s orbits the sun.

AltEsdi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가 달라져서 낮과 밤이 생긴다.

The distance between Earth and the sun differs.

AltEmo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이동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Earth moves between the sun and moon.

AltSMmo
지구 주위를 태양이나 달이 이동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The sun or moon move around Earth.

AltClo
날씨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Clouds or weather conditions cause day/night.

NoInc
응답하지 않거나 코드화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다.

No response given or Not enough information in response to be able to code.

*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나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반관점으로의 표현이많았으나, 우리나라 교과서
에서는 지구기반 관점보다는 우주 기반 관점으로

서의 표현이 많았다. 실제로 지구본 위의 낮과 밤
의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의 올바른 표현은

Table 3과 같이 ‘Gra’이며, 다소 부족하지만 ‘Glo’의
표현 또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
에서는 낮과 밤의 표현을 ‘OnG’로 표현되어 있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우주 기반

관점에서의 표상 특징

학생들의 우주기반 관점에서의 낮과 밤의 주기

변화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 Table 4는 각 코드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응
답을 예시하였다.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공간 표상의 알맞

은 유형은 ‘SciEroSray’이며,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
에 대한 학년별 공간 표상 유형수 및 비율은 Table 
5와 Fig. 1 및 Fig. 2와 같다. 도심 지역에서는 전체

적으로 SciEro(41%), SciEroSray(29%), NoInc(11%)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70%의 학생들이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지구가 자전해서 생긴다고

표상하였다. 3학년에서 NoInc(28.6%), SciEro(28.6%), 
SciEroSray(21.4%)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4학년에
서는 SciEro(36%), AltSMmo(24%), SciEroSray(16%)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는 SciEro(52.2%), Sci-
EroSray(39.1%)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에서 SciEro 
(50%), SciEroSray(41.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에서 지구가 자전해서 빛의 영향으로 낮과 밤이 생

긴다(SciEroSray)와 지구가 자전해서 낮과 밤이 생
긴다(SciEro)는 과학교과서에서 그 표현이 제시되

어 있었다. 도심 지역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두 개의 유형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지식에 조금 더 의존적으

로 혹은 규준화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 4, 5, 6학년별로 유형을 비교해 보면 3, 4학년

과 달리 5, 6학년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을 지
구의 자전으로 설명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5학년 1학기 1단원 ‘지구와 달’에서 낮과 밤이 생기
는 원인이 지구의 자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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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atial representation types code in earth-based perspective (Nam, 2006)

코드 공간표상 유형(지구 기반 관점)

Gra
어둡고 밝은 양쪽 하늘 사이에 중간 단계의 모습으로 표현

Gradient between the dark and light sides of the sky is represented.

Glo
노을이 지는 모습으로 표현

The sky is represented glow of the setting sun.

DiDB
하늘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어둡고, 다른 한쪽은 밝게 표현

Divided in half, on side of the sky is dark, one of the brighter.

DiSM
태양과 달로 하늘을 반으로 나누어 낮과 밤으로 표현

Divided in half, on side of the sky is the sun, one of the moon.

Sseri
태양이 지거나 뜨는 모습으로 표현

The sun sets or rise.

Mseri
태양과 상관없이, 달이 지거나 뜨는 모습이 포함됨

Regardless of the sun, the figure the moon sets or rise included.

Clo
구름이나 흐림으로 표현

The sky is represented by clouds or cloudy.

DNsep
낮과 밤 중 하나로 표현

Day and night are represented separately.

OnG*
지구본 모양 위에 표현

The sky is represented on the globe.

NoInc
응답하지 않거나 코드화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다

No response given or Not enough information in response to be able to code.

*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나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 때문이다. 3학년의 경우 NoInc(28.6%)의 응답이
많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NoInc 비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서 지역에서의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학년별 공간 표상 유형수 및 비율은 전체적으로

SciEro(51.9%), NoInc(19.5%), SciEroSray(11.7%) 유
형 순으로 나타났다. 63.6%의 학생들이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지구가 자전해서 생긴다

고 표상하였다. 3학년에서는 SciEro(40%), AltEmo 
(26.7%), NoInc(26.7%)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4학
년에서는 SciEro(60%), SciEroSray(16%), NoInc(12%)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는 SciEro(38.1%), NoInc 
(33.3%), SciEroSray(19%)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에
서 SciEro(68.8%), AltEor(1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서 지역의 결과는 도심 지역의 결과와 다

소 대비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 제시된 유

형이 높아지는 현상도 없고, 전체적으로도 교과서
에 제시된 2개 유형(SciEro와 SciEroSray)이 가장 높
지도 않다.

3, 4, 5, 6학년별로 유형을 비교해 보면 4, 6학년
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

명하는비율이 높은편이며, 5학년에서 NoInc(33.3%) 
유형 즉,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코드화하기 적절하
지 않은 글과 그림을 제시하는 경우가 4학년이나 6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학년의 경우, 특히, 4학년은 교육과정 내 학습

하기 전 임에도 상대적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

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하는 유형이 많았다. 면담
을 통해 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낮과 밤을 자전으로 설명하는 내용
을 수업 받은 직후인 5학년이 기존의 지식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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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examples of spatial representation in space-based perspective

코드 공간 표상 유형(우주 기반 관점) 학생 활동 예시

SciEroSray 지구가 자전해서 빛의 영향으로

낮과 밤이 생긴다.

SciEro 지구가 자전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AltEor 지구가 공전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AltEsdi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가 달라져서

낮과 밤이 생긴다.

AltEmo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이동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AltSMmo 지구 주위를 태양이나 달이 이동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AltClo 날씨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해당사례가 없음

주입된 지식에 의해 더 혼란스러워하는 단계를 지

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성별 표상 유형수

는 Table 6과 Fig. 3 및 Fig. 4와 같다. 도심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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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types of spatial representation in space-based perspective of the causes of day/night in elementary grades
(unit: persons(%))

학년

유형

3 4 5 6 전체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SciEroSray
 6  0  4  4  9  4 10  1  29  9

( 21.4) (  0.0) ( 16.0) ( 16.0) ( 39.1) ( 19.0) ( 41.7) (  6.3) ( 29.0) ( 11.7)

SciEro
 8  6  9 15 12  8 10 11  41 40

( 28.6) ( 40.0) ( 36.0) ( 60.0) ( 52.2) ( 38.1) ( 41.7) ( 68.8) ( 41.0) ( 51.9) 

AltEor
 2  1  1  2  1  0  1  3  5  6

(  7.1) (  6.7) (  4.0) (  8.0) (  4.3) (  0.0) (  4.2) ( 18.8) (  5.0) (  7.8)

AltESdi
 1  0  0  0  0  0  0  0  1  0

(  3.6)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 (  0.0)

AltEmo
 3  0  3  0  0  1  0  0  6  1

( 10.7) (  0.0) ( 12.0) (  0.0) (  0.0) (  4.8) (  0.0) (  0.0) (  6.0) (  1.3)

AltSMmo
 0  4  6  1  0  1  1  0  7  6

(  0.0) ( 26.7) ( 24.0) (  4.0) (  0.0) (  4.8) (  4.2) (  0.0) (  7.0) (  7.8)

AltClo
 0  0  0  0  0  0  0  0  0  0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NoInc
 8  4  2  3  1  7  0  1  11 15

( 28.6) ( 26.7) (  8.0) ( 12.0) (  4.3) ( 33.3) (  0.0) (  6.3) ( 11.0) ( 19.5)

합계
28 15 25 25 23 21 24 16 100 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ig. 1. The spatial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day/night 
causes by elementary school grades in urban area.

Fig. 2. The spatial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day/night 
causes by elementary school grades in rural area.

는 전체적으로 SciEro(41%), SciEroSray(29%), NoInc 
(11%)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올바른 유형인
SciEroSray 유형이 남자(34%)가 여자(23.4)%보다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서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SciEro(51.9%), Sci-

EroSray(11.7%), NoInc(19.5%) 유형 순으로 나타났

다. 도서 지역과 도심 지역의 남녀 응답 유형의 양
상을 보면 우선 가장 올바른 유형인 SciEroSray 유
형의 경우는 도서 지역과 도심 지역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도심 지역은 남자
(34%)가 여자(23.4)%보다 11% 정도 높고, 도서 지
역은 남자(12.5%)가 여자(10.8)%로 1.7% 높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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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number of spatial representation types of space-based perspective of day/night causes by gender
(unit: persons(%))

성별

유형

남자 여자 합계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SciEroSray
18  5 11  4 29  9

( 34.0) ( 12.5) ( 23.4) ( 10.8) ( 29.0) ( 11.7)

SciEro
23 19 18 21 41 40

( 43.4) ( 47.5) ( 38.3) ( 56.8) ( 41.0) ( 51.9)

AltEor
  1  3  4  3  5  6

(  1.9) (  7.5) (  8.5) (  8.1) (  5.0) (  7.8)

AltESdi
 3  0  1  0  1  0

(  5.7) (  0.0) (  2.1) (  0.0) (  1.0) (  0.0)

AltEmo
 3  1  3  0  6  1

(  5.7) (  2.5) (  6.4) (  0.0) (  6.0) (  1.3)

AltSMmo
 5  4  2  2  7  6

(  9.4) ( 10.0) (  4.3) (  5.4) (  7.0) (  7.8)

AltClo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NoInc
 3  8  8  7  11 15

(  5.7) ( 20.0) ( 17.0) ( 18.9) ( 11.0) ( 19.5)

전체
53 40 47 37 100 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ig. 3. The spatial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day/night 
causes by gender in urban area.

Fig. 4. The spatial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day/night 
causes by gender in rural area.

을 차지하고 있다. 남녀의 차이가 도심 지역의 경우
가 더 크다. 또한 무응답수가 도심 지역은 여자가
많은 반면 도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자의 수

가 많았다. 또한 교과서에서 나타내는 유형인 ‘Sci- 
EroSray’나 ‘SciEro’가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지구 기반

관점에서의 지역별 표상 특징

학생들의 지구기반 관점에서의 낮과 밤의 주기

변화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 Table 7은 각 코드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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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examples of spatial representation in earth-based perspective

코드 공간표상 유형(지구 기반 관점) 표현

Gra 어둡고 밝은 양쪽 하늘 사이에

중간 단계의 모습으로 표현

Glo 노을이 지는 모습으로 표현

DiDB 하늘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어둡고,
다른 한쪽은 밝게 표현

DiSM 태양과 달로 하늘을 반으로 나누어

낮과 밤으로 표현

Sseri 태양이 지거나 뜨는 모습으로 표현

답을 예시하였다.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에 대한

초등학교 학년별 공간 표상 유형수는 Table 8과
Fig. 5 및 Fig. 6과 같다.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
서 바라본 하늘의 실제적 유형은 ‘Gra’이다. 도심지
역에서는 전체적으로 DiSM(21%), Gra(20%), OnG 
(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의 학생들만이
Gra 유형으로 표현하였다.

3학년에서는 DiSM(32.1%), NoInc(17.9%), Gra 
(14.3%), OnG(10.7%)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에서
는 Gra(28%), OnG(20%), Glo(12%), DiDB(12%) 순
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는 OnG(39.1%), DiSM 
(21.7%)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에서는 Gra(29.2%), 
Glo(29.2%), DiSM(20.8%) OnG(12.5) 순으로나타났다.

3, 4, 5, 6학년별로 유형을 비교해 볼 때, 5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OnG(39.1%) 비율이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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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코드
공간표상 유형

(지구 기반 관점) 표현

Mseri 태양과 상관없이, 달이 지거나
뜨는 모습이 포함됨

Clo 구름이나 흐림으로 표현

  

DNsep 낮과 밤 중 하나로 표현

  

OnG 지구본 모양 위에 표현

이는 5학년 1학기 1단원으로 배우는 ‘지구와 달’ 단
원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지구본을 통하여

학습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 기반 관
점의 경우, 교과서에 표현이 언급된 것은 OnG(지구
본 모양 위에 표현)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심과 도
서 지역 모두 학생들의 응답에서는 어느 쪽이 우위

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도서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DiSM(22.1%), Glo 

(20.8%), OnG(14.3%) 순으로 나타났다. 13%의 학생
들만이 Gra 유형으로 표현하였다.

3학년에서는 DiSM(33.3%), OnG(13.3%), Glo 
(13.3%), Sseri(13.3%)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에
서는 Gra(24%), DiSM(20%), Glo(16%), OnG(12%), 

NoInc(12%)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는 Glo 
(38.1%), OnG(23.8%), Gra(14.3%)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에서는 DiSM(37.5%), Sseri(25%), NoInc(18.3%), 
Glo(12.5%) 순으로 나타났다.

3, 4, 5, 6학년별로 유형을 비교해 볼 때, 5학년 1
학기 1단원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학습하였
지만 5, 6학년에서 특별한 유형의 변화 양상을 찾
기 어렵다. 다만 5학년에서 상대적으로 OnG(23.8%)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교과서에서 낮과 밤의

표현을 지구본 위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에 대한

성별 공간 표상 유형수는 Table 9와 Fig. 7 및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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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types of spatial representation in earth-based perspective of the causes of day/night in elementary grades
(unit: persons(%))

학년

유형

3 4 5 6 전체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Gra
 4  1  7  6  2  3  7  0  20 10

( 14.3) (  6.7) ( 28.0) ( 24.0) (  8.7) ( 14.3) ( 29.2) (  0.0) ( 20.0) ( 13.0)

Glo
 0  2  3  4  2  8  7  2  12 16

(  0.0) ( 13.3) ( 12.0) ( 16.0) (  8.7) ( 38.1) ( 29.2) ( 12.5) ( 12.0) ( 20.8)

DiDB
 2  1  3  1  2  0  1  0   8  2

(  7.1) (  6.7) ( 12.0) (  4.0) (  8.7) (  0.0) (  4.2) (  0.0) (  8.0) (  2.6)

DiSM
 9  5  2  5  5  1  5  6  21 17

( 32.1) ( 33.3) (  8.0) ( 20.0) ( 21.7) (  4.8) ( 20.8) ( 37.5) ( 21.0) ( 22.1)

Sseri
 2  2  0  2  1  1  0  4   3  9

(  7.1) ( 13.3) (  0.0) (  8.0) (  4.3) (  4.8) (  0.0) ( 25.0) (  3.0) ( 11.7)

Mseri
 0  1  0  0  0  1  0  0   0  2

(  0.0) (  6.7) (  0.0) (  0.0) (  0.0) (  4.8) (  0.0) (  0.0) (  0.0) (  2.6)

Clo
 1  1  1  0  0  0  0  0   2  1

(  3.6) (  6.7) (  4.0) (  0.0) (  0.0) (  0.0) (  0.0) (  0.0) (  2.0) (  1.3)

Dnsep
 2  0  2  1  0  0  0  0   4  1

(  7.1) (  0.0) (  8.0) (  4.0) (  0.0) (  0.0) (  0.0) (  0.0) (  4.0) (  1.3)

OnG
 3  2  5  3  9  5  3  1  20 11

( 10.7) ( 13.3) ( 20.0) ( 12.0) ( 39.1) ( 23.8) ( 12.5) (  6.3) ( 20.0) ( 14.3)

NoInc
 5  0  2  3  2  2  1  3  10  8

( 17.9) (  0.0) (  8.0) ( 12.0) (  8.7) (  9.5) (  4.2) ( 18.8) ( 10.0) ( 10.4)

합계
28 15 25 25 23 21 24 16 100 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ig. 5.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the sky viewed from 
boundary between day/night above the globe according to 
elementary grades in urban area.

Fig. 6.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the sky viewed from 
boundary between day/night above the globe according to 
elementary grades in rural area.

8과 같다. 도심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DiSM(21%), 
Gra(20%), OnG(20%), Glo(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도서 지
역에서는 전체적으로 DiSM(22.1%), Glo(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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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number of representation types of the sky viewed from boundary between day/night above the globe in gender
(unit: persons(%))

성별

유형

남자 여자 전체

도심 도서 도심 도서 도심 도서

Gra
 9  4 11  6  20 10

( 17.0) ( 10.0) ( 23.4) ( 16.2) ( 20.0) ( 13.0)

Glo
 7  7  5  9  12 16

( 13.2) ( 17.5) ( 10.6) ( 24.3) ( 12.0) ( 20.8)

DiDB
 7  0  1  2   8  2

( 13.2) (  0.0) (  2.1) (  5.4) (  8.0) (  2.6)

DiSM
15  8  6  9  21 17

( 28.3) ( 20.0) ( 12.8) ( 24.3) ( 21.0) ( 22.1)

Sseri
 1  6  2  3   3  9

(  1.9) ( 15.0) (  4.3) (  8.1) (  3.0) ( 11.7)

Mseri
 0  2  0  0   0  2

(  0.0) (  5.0) (  0.0) (  0.0) (  0.0) (  2.6)

Clo
 0  0  2  1   2  1

(  0.0) (  0.0) (  4.3) (  2.7) (  2.0) (  1.3)

Dnsep
 2  0  2  1   4  1

(  3.8) (  0.0) (  4.3) (  2.7) (  4.0) (  1.3)

OnG
 9  7 11  4  20 11

( 17.0) ( 17.5) ( 23.4) ( 10.8) ( 20.0) ( 14.3)

NoInc
 3  6  7  2  10  8

(  5.7) ( 15.0) ( 14.9) (  5.4) ( 10.0) ( 10.4)

합계
53 40 47 37 100 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ig. 7.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the sky viewed from 
boundary between day/night above the globe according to gender in 
urban area.

Fig. 8. Representation types percentage of the sky viewed from 
boundary between day/night above the globe according to 
gender in rural area.

OnG(14.3%), Gra(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형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 지구 기반 관점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우주 기반 관점인

‘OnG’로 표현한 경우가 다른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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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spatial representations (R1, R2) between day and night in urban area (unit: persons(%))

R2
R1 Gra Glo DiDB DiSM Sseri Mseri Clo Dnsep OnG NoInc 합계

SciEroSray
9 4 0 7 2 0 0 0 6  1 29

(31.0) (13.8) ( 0.0) (24.1) (6.9) (0.0) ( 0.0) ( 0.0) (20.7) (  3.4) (100.0)

SciEro
6 7 5 6 1 0 0 3 11  2 41

(14.6) (17.1) (12.2) (14.6) (2.4) (0.0) ( 0.0) ( 7.3) (26.8) (  4.9) (100.0)

AltEor
0 0 0 2 0 0 0 0 2  1  5

( 0.0) ( 0.0) ( 0.0) (40.0) (0.0) (0.0) ( 0.0) ( 0.0) (40.0) ( 20.0) (100.0)

AltESdi
0 0 0 0 0 0 0 0 0  1  1

( 0.0) ( 0.0) ( 0.0) ( 0.0) (0.0) (0.0) ( 0.0) ( 0.0) ( 0.0) (100.0) (100.0)

AltEmo
1 0 2 3 0 0 0 0 0  0  6

(16.7) ( 0.0) (33.3) (50.0) (0.0) (0.0) ( 0.0) ( 0.0) ( 0.0) (  0.0) (100.0)

AltSMmo
1 1 1 1 0 0 0 1 1  1  7

(14.3) (14.3) (14.3) (14.3) (0.0) (0.0) ( 0.0) (14.3) (14.3) ( 14.3) (100.0)

AltClo
0 0 0 0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0.0) (0.0) ( 0.0) ( 0.0) ( 0.0) (  0.0) (0.0)

NoInc
3 0 0 2 0 0 2 0 0  4 11

(27.3) ( 0.0) ( 0.0) (18.2) (0.0) (0.0) (18.2) ( 0.0) ( 0.0) ( 36.4) (100.0)

전체
20 12 8 21 3 0 2 4 20 10 100

(20.0) (12.0) ( 8.0) (21.0) (3.0) (0.0) ( 2.0) ( 4.0) (20.0) ( 10.0) 100.0 

로 많음을 볼 수 있으며, 무응답 수에서는 도심지
역에서는 여자가 많았으나, 도서지역에서는 남자가
많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주 기반 관점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경우는 남자가 우세했으며, 지구
기반 관점에서는 여자가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주기반 관점과 지구기반 관점의 교차

분석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공간 표상(R1)과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에 대한

공간 표상(R2) 유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하기 위해 교차빈도를 살펴보았다. 도심 지역과
도서 지역 교차빈도는 Table 10 및 Table 11과 같다. 
도심 지역은 Table 11의 R1에서 SciEro 유형이 41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 내에서는 OnG 유형이
11명(26.8%), Glo 7명(17.1%), Gra 6명(14.6%), DiSM 
6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을 ‘지구의 자전(SciEro 유형)’이라고 표상한

학생들 중 26.8%가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
을 ‘지구본 위에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이 지구 기반 관점에서의 공간 표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도서 지역은 Table 11의 R1에서 SciEro 유형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 내에서는 Glo 유형
이 10명(25%), DiSM 10명(25%), OnG 7명(17.5%), 
Sseri 4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낮과 밤이 생기
는 원인을 ‘지구의 자전(SciEro 유형)’이라고 표상
한 학생들 중 25%가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
을 ‘노을이 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지구기반 관점에서는 경험적인 부분을 활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은 전반

적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을 ‘지구의 자전 때
문에’라고 답한 학생들이 다른 요인보다 많았다. 그
리고 지구본 위 낮과 밤 경계에서 바라본 하늘에

대한 공간 표상은 ‘태양과 달로 하늘을 반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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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spatial representations (R1, R2) between day and night in rural area (unit: persons(%))

R2
R1 Gra Glo DiDB DiSM Sseri Mseri Clo Dnsep OnG NoInc 합계

SciEroSray
 3  1 0  0 2 0 0 0 2 1  9

(33.3) (11.1) (0.0) ( 0.0) (22.2) ( 0.0) (0.0) (0.0) (22.2) (11.1) (100.0) 

SciEro
 3 10 2 10 4 1 1 0 7 2 40

( 7.5) (25.0) (5.0) (25.0) (10.0) ( 2.5) (2.5) (0.0) (17.5) ( 5.0) (100.0) 

AltEor
 2  0 0  3 0 0 0 0 0 1  6

(33.3) ( 0.0) (0.0) (50.0) ( 0.0) ( 0.0) (0.0) (0.0) ( 0.0) (16.7) (100.0) 

AltESdi
 0  0 0  0 0 0 0 0 0 0  0

( 0.0) ( 0.0) (0.0) ( 0.0) ( 0.0) ( 0.0) (0.0) (0.0) ( 0.0) ( 0.0) (100.0) 

AltEmo
 0  0 0  0 0 0 0 0 0 1  1

( 0.0) ( 0.0) (0.0) ( 0.0) ( 0.0) ( 0.0) (0.0) (0.0) ( 0.0) (100.0) (100.0) 

AltSMmo
 0  1 0  1 2 1 0 0 1 0  6

( 0.0) (16.7) (0.0) (16.7) (33.3) (16.7) (0.0) (0.0) (16.7) ( 0.0) (100.0) 

AltClo
 0  0 0  0  0 0 0 0 0 0  0

( 0.0) ( 0.0) (0.0) ( 0.0) ( 0.0) ( 0.0) (0.0) (0.0) ( 0.0) ( 0.0) (  0.0)

NoInc
 2  4 0  3 1 0 0 1 1 3 15

(13.3) (26.7) (0.0) (20.0) ( 6.7) ( 0.0) (0.0) (6.7) ( 6.7) (20.0) (100.0) 

전체
10 16 2 17 9 2 1 1 11 8 77

(13.0) (20.8) (2.6) (22.1) (11.7) ( 2.6) (1.3) (1.3) (14.3) (10.4) (100.0) 

누어 낮과 밤으로 표현’하는 학생이 많았다.

IV. 결론 및 제언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 과학은 그 많은 교과목들과 경쟁해야 하
는 교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각 영역에서

주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개념(big ideas)’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자들

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대개념은 서로 연결
되지 않는 주변적이고 사변적인 사실들을 단순히

암기하게 만드는 교수활동을 지양하게 해주며, 주
변적인 부차적인 개념들을 속아주는 역할을 한다

(Plummer & Krajcik, 2010). 초등학교 천문현상을

다루는 영역에서 낮과 밤의 주기와 같은 개념은 대

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들이 이후에 습득하거
나 이해하게 될 다수의 심화된 천문관련 학습 내용

의 기초적인 기반 내지는 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낮과 밤

의 주기에 대한 대표적인 두 관점에 대해 초등학생

들이 어떤 통합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공간표상

으로 나타내게 함으로써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천문에 대한 일반 수준의

과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과 아동이 대

다수임을 보여주고 있다(Plummer & Krajcik, 2010).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낮과 밤에 대한 도심

지역 및 도서지역의 초등학생들의 공간 표상의 특

징을 살펴보았다. 낮과 밤에 대한 공간 표상을 지
구 기반 관점과 우주 기반 관점으로 나누어 유형을

살펴본 결과, 도심 지역과 도서 지역의 특별한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표현이 더욱 학생들에게 학년이 올라갈수

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후속 연구 등에서 학교교육
이 이러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낼 필요가 있기는 하나, 결국 본 연구에서의 결과
를 보면,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과 유사한 공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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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형이 뚜렷하게 우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만 도심 지역과 도서 지역 모두 학교 교육과정 내,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학습을 기준으로 변

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낮과 밤에
대한 천문학적 이해를 학습한 5학년과 6학년에서 3
학년과 4학년보다 더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을 공간표상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 교과서에서는 우주 기반 관점에서의 낮과

밤에 대한 설명과 표현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구
기반 관점에서의 낮과 밤에 대한 언급은 크게 강조

되어 있지 않다. 즉, 지구가 자전해서 빛의 영향으
로 낮과 밤이 생긴다는 설명은 우주기반 관점의 핵

심으로 교과서에 잘 명시되어 있으나, 지구 기반

관점의 어둡고 밝은 지구의 양쪽 하늘 사이에 중간

단계의 모습으로 표현된 모습은 교과서에 표현되

어 있지 않다. 다만 지구본 모양 위에 사람 인형을
놓고 설명하는(지구기반 관점 유형인 OnG) 유형만
제시된다. 5학년과 6학년으로 갈수록 낮과 밤에 대
한 이해가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교과서에 제시된
우주 기반 관점의 공간 표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만 지구 기반 관점의 이해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 되고, 
서쪽으로 태양이 지고 나면 밤이 된다.’는 지구 위
에서 관측한 현상에 대한 설명인 지구 기반 관점이

교과서에서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빛을 받는 부
분은 낮이 되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밤이 된다.’
는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관계된

설명인 우주 기반 관점을 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러한 특징이 학생의 낮과 밤의 주기에 대한 공간표

상이해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과학 교육에서의 학습이 심화될수록 학생

들의 자유로운 공간표상에서도 그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도서 지역의 자연 친화적
환경이 낮과 밤에 대한 인지적 사고의 변화에 영향

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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