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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많은 초등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지구와 우주’ 영역 중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에서 

달 관측이 시작되는 첫 차시인 ‘하루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을 깊이 알아보며 후속 차시와 관련 활동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 연구이다. 설문 문항은 교과서 설명, 

탐구활동, 학습 목표 달성, 기타 의견 4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작하였고, 과학 심화 전공, 교직 경력, 본 

단원 지도 경험을 구인으로 하여 설문 문항별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또한, 서술형 문항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보다 다양한 견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6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 교과서 서술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 탐구활동 지도시 교사들 대부분이 대체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한 경향은 대상이 태양⋅달일 경우 모두 상관이 없었고, 심화 전공, 교직 경력, 지도 경험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본 차시 학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설문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이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 지도에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대부분 대체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직접 관측을 하

지 않아도 대체 방법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을 보여준다. 

주제어: 태양의 위치 변화, 달의 위치 변화, 교과서 서술, 탐구활동, 학습 목표 달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help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crease their knowledge about the changes in the positions 

of the sun and moon during the day and the first time the moon observation begins in the Earth and Space 

section of the Earth and the Moon. The survey questions wer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namely, textbook 

explanation, inquiry activities, achievement of learning goals, and other opinions. The perception of each question 

differed according to advanced science majors and teaching careers and experiences of this unit. In addition, 

understanding the diverse views of the participants using descriptive questions was possible. The study recruited 

67 teachers working at an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exhibited similar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description of the textbook on the changes in the 

positions of the sun and moon during the day. Second, the study found that majority of teachers used alternative 

methods when guiding students regarding the change in the positions. This trend was not correlated with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udy observed no difference in advanced majors and teaching careers and experience 

of this unit. Third, the majority of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could achieve their learning goals through this 

learning. However, many teachers complained of various difficulties in guiding students about the lesson, and 

the majority alternative methods. The results demonstrated the perception of teachers that students can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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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사들이 과학 수업 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구

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이수아 등(2007)

은 등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문 

지식 역, 실험 실습 역, 수업 지도 역 세 가지

로 나 어 각각의 원인을 악한 결과 명확하지 못

한 실험 결과 도출, 안 사고의 험성 등의 이유

로 실험 실습 역의 어려움이 다른 두 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승민(2016)은 과학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측면에서 등학교 임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구하 는데, 내용 

지식 측면에서는 과학  오류나 오개념 지, 과학

 지식에 한 확신과 자신감 결여 등을 찰하

고, 교수 방법 측면에서는 교과 내용 재구성의 어

려움, 실험에 한 이해와 지도 방법 부족 등을 

찰하 다. 김정혜(2009)는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들

이 등학교 고학년 과학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

는 단원과 그 원인에 해 살펴본 결과 물리, 지구

과학 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 고, 원인으로는 

교사 스스로 그 원리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임성만(2011)은 등학교 교사

들이 과학과 교육과정  ‘지구와 우주’ 역을 어

려워하 고, 그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을 가장 

어려워한다고 말하 는데 그 이유는 공간 개념을 

이해시키기 어렵고, 탐구와 체험하기 어려우며 

찰할 수 있는 시공간  제약, 학생들의 인지 수

을 넘어서는 내용, 모형실험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

다. 즉, 등 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실험 실습 

역을 가장 어려워하 고, 그 이유는 실험에 한 

이해와 지도 방법 부족, 과학 지식에 한 원리나 

개념에 확신과 자신감 결여, 안 사고의 험성 등

을 들었다. 특히 과학과 교육과정  지구와 우주 

역에서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을 가장 어려워하

는데 이와 련하여 달 찰과 련한 연구(김병

애, 2004; 남정철, 2002; 오필석, 2017)도 꾸 히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등 교사의 과학 수업의 어려움에 한 연구는 주

로 역, 단원 등 주로 넓은 에서만 진행되었

기에 본 연구에서는 좁은 으로 지구와 달의 운

동 단원에서 구체 인 한 차시에 집 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6학년 1

학기 2단원인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측 활동이 

시작되는 3차시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한 교과서 용어, 설명 등 

교과서 서술에 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고, 탐

구활동을 살펴보며 교사들이 측 활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 다. 

본 차시의 심 활동이자 주로 과제 학습으로 진

행되고 있는 달 측은 그동안 학년을 조 씩 달리

하면서도 학생들이 필수 으로 수행해야 하는 탐

구활동으로 꾸 히 제시되고 있다(교육인 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특히 

측과 련하여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는 ‘천체들의 공간 운동에 한 상들을 교실 속

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직  육안 찰 

는 천체 망원경 등을 통한 찰 활동을 통해 달

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좋다.’고 하 고,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서는 ‘날마다 해가 진 직후에 달의 모양과 치가 

달라지는 상을 찰하도록 한다.’라고 하 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측으로 

확인한 천문 상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루 

는 여러 날 동안 천체를 측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할 수 있다.’라며 측 활동과 련한 사항을 언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에서는 ‘달 측은 단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활동이므로 여건에 따라 시청각 자료나 시

뮬 이션 로그램을 활용해도 된다.’며 체 로

그램에 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여 히 직  

달을 측하는 활동이 요함을 강조하 다. 달 

측과 련하여 오필석(2017)은 비 교사들을 상

으로 한 달 동안 달을 찰하며 측일지를 작성하

게 하며 측 활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바탕으

로 교수법을 제안하 다. 그에 따르면 등학생들

이 달 측을 수행할 때 교사가 측 시각과 기간

learning goals through alternative methods without direct observation.

Key words: Changes in the position of the sun, Changes in the position of the moon, Textbook descriptions, 

Inquiry activities, Achievement of learning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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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 으로 안내해야 하고 측해야 할 상과 

그것의 기록 방법에 해서도 구체 으로 안내가 

필요하며, 실험 실습(practical work)이 학교 과학교

육의 요한 축이라고 강조하 다. 그러나 태양과 

달의 움직임 지도에서 측 활동은 핵심 탐구활동

이지만 교사들이 직  측한 경험이 부족하고, 기

본 개념에 해 어려움을 겪으며, 실행에 있어서도 

시간  제약과 공간  한계로 가정학습 과제로 제

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게 교사가 과학 개념에 

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탐구과정을 

제 로 거치지 않고 개념이나 결론만이 달될 경

우 학생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의미

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최승  등, 2008). 즉, 교

사가 교과 내용에 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학생을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사고 수 이 높아지거나 교

과에 한 이해가 깊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임청

환,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 활동과 련

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도 방법, 이유를 구체 으로 

분석하 고, 이를 통해 단원의 맥락을 이해하여 보

다 의미 있게 지도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움직임’ 차시의 교

과서 서술에 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움직임’ 차시의 탐

구활동 지도에 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움직임’ 차시의 학

습 목표 달성에 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내용  방법

1. 분석 대상 및 설문 문항

2021학년도 12월, 경기도 소재 등학교에 재직

하고 있는 교사를 상으로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 변화에 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 구인으

로 공 여부, 교직 경력, 본 단원 지도 경험을 넣었

다. 과학 공에 따라 달 측 활동 수행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해 과학 심화 공 여부(학사 

이상)를 넣었고, 교육 경력에 따라 과학 교사 문

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 정과 여상인, 

2010; 여상인과 성승민, 2013)에 의거하여 교직 경

력을 넣었다. 교직 경력 구분은 교직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모형을 제시한 이병진(1996)의 연구에 

따라 5년 미만, 5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하 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본 단원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지도한 이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교사, 지도 경험이 없는 교사로 나 었다. 

설문 문항 제작시 연구자의 동학년 교사 6명에

게 각각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 변화’ 차시에 

한 교과서 설명, 지도 방법, 지도의 어려움 등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 고, 면담에서 나온 답변

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요목화하 다. 설문 문항

은 교과서 수업 흐름에 맞추어 구성하 고 교과서 

설명, 탐구활동, 학습 목표, 기타 의견 4가지로 범

주화하 다. 이 게 제작된 설문 문항을 지구과학

교육 문가와 검토하 고, 이후 교육 문 학원 

등 과학교육 공 박사과정생 6인에게 시험 용하

여 문항을 수정⋅보완하 다. 설문 문항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은 구  설문지를 활용하여 제작하 고 경

기도 소재 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에게 

URL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설문에 응한 교사는 67명이었다. 자료 수집 후 3가

지 구인  교직 경력을 다시 분류하 다. 그 이유

는 교직 경력이 고른 응답 분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교직 경력 5년 미만 2명(3%), 25년 이상 

5명(7.5%)으로 매우 은 수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

했고, 5년 이상 15년 미만 28명(41.8%), 15년 이상 

25년 미만 32명(47.8%)으로 부분 5년 이상에서 

25년 미만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참여율이 높았

다. 따라서 교직 경력을 15년 미만, 15년 이상 두 그

룹으로 다시 분류하 고, 15년 미만은 교직 경력 

(低), 15년 이상은 고(高)로 지칭하 다. 새로운 

기 으로 재분류한 결과 교직 경력이 15년 미만인 

경력 교사는 30명(44.8%), 15년 이상은 고경력 교

사는 37명(55.2%)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을 바탕

으로 재분류한 분석 상은 Table 2와 같다.

태양과 달 지도와 련한 객 식 설문 결과는 

SPSS 로그램 ver. 22을 활용하여 심화 공별, 교

직 경력별, 지도 경험별로 교과서 설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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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지도 방법, 학습 목표 달성 여부에 한 

생각 등 답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교차 

분석하 다. 한 서술형 문항을 통해 설문에 참여

한 교사들의 보다 다양한 견해를 악할 수 있었다. 

이 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과학교육 문

가를 포함한 연구진들이 주기 으로 만나며 하루 

동안의 태양과 달의 치 변화에 한 교과서 설명

의 성, 탐구활동 지도 방법과 이유, 본 학습을 

통해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가 달라지는 까닭

을 지구의 자 과 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지의 학

습 목표 달성 여부의 논의를 이어 갔다.

III. 연구 결과

1. 교과서 서술

1)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의 교과서 설명에 

해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교사들에게 질문하 고, 

그에 한 응답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로 응답한 

교사는 35명(52.2%),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로 

응답한 교사는 32명(47.8%)이었다. 심화 공, 교직 

경력, 지도 경험과 련 없이 응답 결과가 비슷하

게 나타났고, 각 항목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를 답한 교사들

에게는 선택 이유를 있는 로 선택하도록 하 고, 

구분 설문시 분류 자료 수집 후 명칭 수정  재분류 응답자수(%)

과학 심화 공
등과학 공 과학 25(37.3)

그 외 공 그외 42(62.7)

교직 경력

5년 미만 2(3.0)
30(44.8)

5년 이상∼15년 미만 28(41.8)

15년 이상∼25년 미만
고

32(47.8)
37(55.2)

25년 이상 5(7.4)

본 단원(차시) 

지도 경험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도한 경험이 있다 2015 28(41.8)

지도했지만 오래되었다. 2015외 28(41.8)

지도 경험이 없다. 무 11(16.4)

Table 2. Teachers’ background N=67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범주

1, 1-1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 교과서 설명에 한 교사의 견해 / 이유 교과서 설명

2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 탐구활동 과정에 한 교과서 설명  가장 어려운 과정 교과서 설명

3, 3-1 교과서에서 별의 움직임까지 포함하여 치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 교사의 견해 / 이유 교과서 설명

4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 지도 방법 탐구활동

4-1, 4-2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 체 방법을 활용하는 교사가 선호하는 지도 방법 / 이유 탐구활동

5 제시된 문항 외에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 지도시 어려운  기술 탐구활동

6 달 탐구활동 수행의 어려움 탐구활동

7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 지도 방법 탐구활동

7-1, 7-2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 체 방법을 활용하는 교사가 선호하는 지도 방법 / 이유 탐구활동

8, 8-1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 과제 학습으로 제시할 때 교사가 고려할 달의 상 / 이유 탐구활동

9 제시된 문항 외에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 지도시 어려운  기술 탐구활동

10 본 차시 학습을 통한 학습 목표 달성 여부 학습 목표 달성

11 제시된 문항 외에 본 차시와 련한 어려운  기술 기타 의견

Table 1. Composition in a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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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동서남북은 평소 잘 생각하지 않기 때

문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방 의 

문제’를 선택한 교사가 18명(45.0%)으로 가장 많았

다. 그 다음으로 ‘보인다’라는 표 보다 ‘해가 뜬다’

라는 표 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용어의 문제’를 선택한 교사가 11

명(27.5%), 문장이 ‘∼처럼 보입니다’로 끝나 어렵

게 느껴진다는 ‘문장의 어려움’을 선택한 교사가 6

명(15.0%)이었다. 측 활동 시 방 의 문제에 해

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꾸 히 제기되어 왔기

에(남정철, 2002; 오필석, 2017; 신윤주와 안유민, 

2020) 이를 해결하기 한 보다 구체 인 해결 방

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는 4단계의 탐구활동

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 단계별 설명에 해 학생

들이 가장 어려워 할 과정은 몇 번일지 교사들에게 

상하게 하 다. 응답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설문 결과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달을 측한 후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인 3번이 25

명(37.3%)으로 가장 높았다. 3번은 심화 공한 교

사, 경력 교사,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높은 비율로 선택하 는데, 특

히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

사가 2015 외 교육과정으로 지도하 거나, 지도 없

는 교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 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1번은 방 와 련된 것으로 

18명(26.9%)의 교사가 선택했는데, 심화 공을 하

지 않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1번을 제일 어려워할 

것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 다. 한, 방  확인 

후 치를 표시하는 2번과 시간에 따른 달의 치 

변화를 확인하는 4번은 각각 12명(17.9%)으로 나타

났다. 한편, 심화 공, 교직 경력, 지도 경험에 따

른 각 항목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별의 움직임 

교과서에서는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과 하루 

동안 달의 움직임을 학습한 후 별의 움직임까지 포

함하여 지구의 자 을 설명하고 있다. 별의 움직임

까지 제시한 내용에 한 성 여부를 교사들에게 

질문하 고 이에 한 응답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설문 결과 총 67명의 교사  35명(52.2%)의 교

사는 ‘ 하다’, 32명(47.8%)의 교사는 ‘ 하지 

못하다’고 응답하 고 심화 공, 교직 경력, 지도 

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계 χ2 p

응답자 수 35(52.2) 32(47.8) 67(100)

심화 

공

과학 14(56.0) 11(44.0) 25(37.3)
 .634

기타 21(50.0) 21(50.0) 42(62.7)

교직

경력

18(60.0) 12(40.0) 30(44.8)
1.312 .252

고 17(45.9) 20(54.1) 37(55.2)

지도

경험

2015 16(57.1) 12(42.9) 28(41.8)

.672 .7152015외 13(46.4) 15(53.6) 28(41.8)

무 6(54.5) 5(45.5) 11(16.4)

Table 3.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book description of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sun for a day N(%)

이유 응답자 수

1. 방 의 문제: 방 (동서남북)는 평소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8(45.0)

2. 용어의 문제: ‘보인다’라는 표 보다 ‘해가 뜬다’라는 표 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1(27.5)

3. 문장의 어려움: 문장이 ‘∼처럼 보입니다’로 끝나 어렵게 느껴짐 6(15.0)

4. 기타 5(12.5)

Table 4. The reason why the teacher thought the students would not understand well (Multiple respons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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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련 없이 각 항목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 ‘ 하지 못하다’를 답한 교사들에게는 선택 

이유에 해 질문하 고,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

타났다.   

‘ 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크게 학습량

과 련된 응답(17명, 31.5%)과 별 지도에 련된 

여러 어려움(36명, 66.6%)으로 나  수 있다. 자세

히 살펴보면, ‘별까지 다루면 학생에게 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무 많아져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17

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의 별에 한 연

속 인 움직임은 태양과 달에 비해 비교하기 어렵

기 때문에’가 16명(29.6%)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다. ‘별은 태양과 달에 비해 잘 안 보이고 다른 

별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와 ‘밤하늘에 있는 

탐구 과정 응답자수

1번: 달을 측하는 장소에서 나침반을 이용하여 동쪽, 남쪽, 서쪽을 확인합니다 18(26.9)

2번: 남쪽을 심으로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의 치를 표시해 시다 12(17.9)

3번: 태양이 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한 달의 치를 붙임딱지를 이용해 기록해 시다 25(37.3)

4번: 달의 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12(17.9)

구분 1번 2번 3번 4번 계 χ2 p

응답자 수 18(26.9) 12(17.9) 25(37.3) 12(17.9) 67(100)

심화 

공

과학 3(12.0) 6(24.0) 12(48.0) 4(16.0) 25(37.3)
5.408 .144

기타 15(35.7) 6(14.3) 13(31.0) 8(19.0) 42(62.7)

교직

경력

8(26.7) 6(20.2) 12(40.0) 4(13.3) 30(44.8)
.874 .832

고 10(27.0) 6(16.2) 13(35.1) 8(21.6) 37(55.2)

지도

경험

2015 9(32.1) 3(10.7) 14(50.0) 2(7.1) 28(41.8)

9.205 .1622015외 7(25.0) 5(17.8) 8(28.6) 8(28.6) 28(41.8)

무 2(18.2) 4(36.4) 3(27.2) 2(18.2) 11(16.4)

Table 5. The process that teachers are expected to find the students most difficult in explaining each stage of the inquiry activity N(%)

구분 하다 하지 못하다 계 χ2 p

응답자 수 34(50.7) 33(49.3) 67(100)

심화 

공

과학 13(52.0) 12(48.0) 25(37.3)
.025 .874

기타 21(50.0) 21(50.0) 42(62.7)

교직

경력

18(60.0) 12(40.0) 30(44.8)
1.861 .172

고 16(43.2) 21(56.8) 37(55.2)

지도

경험

2015 16(57.1) 12(42.9) 28(41.8)

.529 .7682015외 14(50.0) 14(50.0) 28(41.8)

무 5(45.5) 6(54.5) 11(16.4)

Table 6. Appropriateness of explaining the rotation of the Earth to students, including the movement of stars N(%)

이유 응답자 수

별까지 다루면 학생에게 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무 많아져서 17(31.5)

별은 태양과 달에 비해 잘 안보이고 다른 별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10(18.5)

밤하늘에 있는 별과 별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10(18.5)

하나의 별에 한 연속 인 움직임은 태양과 달에 비해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16(29.6)

기타 1(1.9)

Table 7. Reasons for responding as inappropriate (Multiple respons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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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별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 각

각 10명(18.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서는 “∼

처럼 보인다는 것인지 그 지 않은데 그 게 보인다

는 뜻인지 천문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교사에게 혼

란을 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태양과 달의 움직임 

교과서 서술과 마찬가지로 용어의 문제를 제기했다. 

2. 탐구활동 지도

1)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

(1) 지도 방법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 지도 시 교사가 선

호하는 지도 방법은 Table 8과 같다. 

설문 결과 ‘ 측 활동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교

사는 18명(26.9%), ‘ 체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응

답한 교사는 49명(73.1%)으로 나타났다. 심화 공, 

교직 경력, 지도 경험과 련 없이 체 방법을 활

용하겠다는 교사가 매우 높았으며, 각 항목별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동안 일정 시기에 따라 과

학과 교육과정은 조 씩 변화했지만 천문 상에 

해서는 직  측하는 것의 요함을 꾸 히 강

조해 왔다.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지도서에서

는 단원의 개 에서 ‘천체들의 공간 운동에 한 

상들을 교실 속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에

게 직  육안 찰 는 천체 망원경 등을 통한 

찰 활동을 통해 달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하 고,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지도서에서는 단원 지도상

의 유의 에서 ‘날마다 해가 진 직후에 달의 모양

과 치가 달라지는 상을 찰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하 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지도서에

서는 ‘실제 측으로 확인한 천문 상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루 는 여러 날 동안 천체를 측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로 단원 목표를 제

시하 다. 하지만 본 설문 결과에 체 방법을 활용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무엇보다 심화 공 교

사(80.0%),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75%.0)의 응답 

한 높게 나타난 것은 직  찰하는 것에 한 장

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보다 실

질 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체 방법 활용시 선호하는 방법과 이유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 지도 시 ‘ 체 방법

을 활용한다’에 응답한 교사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Table 9, 체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Table 10과 

같다. 

체 방법 활용 시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시각 자

료인 동 상, 사진을 선호하는 교사가 41명(58.6%)

으로 제일 많았고, 천체 측 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사가 19명(27.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 

조사 활동을 선호하는 교사가 8명(11.4%)으로 나타

났다. 

체 방법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이유를 살펴보

구분 측 활동 수행 체 방법 활용 계 χ
2 p

응답자 수 18(26.9) 49(73.1) 67(100)

심화 

공

과학 5(20.0) 20(80.0) 25(37.3)
.957 .328

기타 13(31.0) 29(69.0) 42(62.7)

교직

경력

7(23.3) 23(76.7) 30(44.8)
.345 .557

고 11(29.7) 26(70.3) 37(55.2)

지도

경험

2015 7(25.0) 21(75.0) 28(41.8)

.604 .7392015외 7(25.0) 21(75.0) 28(41.8)

무 4(36.4) 7(63.6) 11(16.4)

Table 8. How to guide changes in the position of the sun for a day N(%)

선호하는 방법 응답자 수

시각 자료(동 상, 사진) 제시 41(58.6)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생 조사 활동 8(11.4)

천체 측 로그램 활용(스텔라리움 등) 19(27.1)

기타 2(2.9)

Table 9. Preferred activity methods for alternative methods (Multiple respons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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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반복 으로 여러 번 측하는 활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7명(27.3%)으로 가장 많

았고, ‘날씨 향으로 태양을 측하지 못할 수 있

기 때문에’ 체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교사가 

26명(26.2%), ‘태양을 맨 으로 측하는 것은 험

하기 때문에’ 13명(13.1%)으로 나타났다. , ‘직  

측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9

명(9.1%), ‘야외 활동 시 학생 리 문제 염려’ 7명

(7.1%), ‘방  지도의 어려움’ 6명(6.1%)이 있었다. 

이 외에도 “방 , 안 , 야외 지도의 어려움 등 선

뜻 나가서 지도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 “ 등학생

에게 천체 측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1) 달 탐구활동 수행의 어려움 

달 탐구활동은 수업 시간의 시간  제약과 공간

 한계로 인하여 가정에서 해오는 과제로 제시하

고 있다(이유선과 손정주, 2017). 이러한 달 탐구활

동 수행 시 교사가 생각하는 어려운 이 무엇인지 

고르도록 하 고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설문 결과 일몰 시각, 방 , 장소 선정 등 ‘학생

에게 사 에 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음’을 선

택한 교사가 36명(14.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으로 ‘학생들이 방 를 제 로 찾지 못함’과 ‘학생

들이 달의 치를 측하기 한 장소를 찾지 못

함’을 선택한 교사가 35명(13.7%)이었고, ‘반복 으

로 여러 번 측해야 함’과 ‘밤에 활동이 이루어지

므로 안 에 한 염려’가 각각 34명(13.3%)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달을 충 측함(26명, 

10.2%), 날씨로 인해 달을 측하지 못함(23명, 

9.1%), 장소를 바꿔가며 측함(13명, 5.1%), 실제로 

측하지 않고 자료를 찾아 해결함(12명, 4.7%) 순

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정에서 수행되는 정

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요 활동은 학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 거주 

지역에 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 “달 측이 교육과정상 학기 에 

나와 비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달 

탐구활동 수행 시 교사가 생각하는 어려운 은 매

우 다양했으며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체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 응답자 수

날씨 향으로 태양을 측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26(26.2)

야외 활동 시 학생 리하는 문제가 염려되어서 7(7.1)

방  지도가 어려워서(나침반 사용법) 6(6.1)

태양을 맨 으로 측하는 것은 험하기 때문에 13(13.1)

반복 으로 여러 번 측하는 활동은 어려움이 있어서 27(27.3)

직  측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9(9.1)

기타 11(11.1)

Table 10. The reason that why the teachers use alternative methods (Multiple responses) N(%)

어려운 응답자 수

학생들이 방 (동, 서, 남, 북)를 제 로 찾지 못함 35(13.7)

학생에게 사 에 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음(일몰 시각, 방 , 장소 선정 등) 36(14.1)

날씨로 인해 학생들이 달을 측하지 못함 23(9.1)

학생들이 달의 치를 측하기 한 장소를 찾지 못함 35(13.7)

학생들이 한 곳에서 측하지 않고 장소를 바꿔가며 측함 13(5.1)

반복 으로 여러 번 측해야 함 34(13.3)

밤에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안 에 한 염려 34(13.3)

학생들이 달을 충 측함(방 , 측 시각, 달 모양 오류) 26(10.2)

학생들이 실제로 측하지 않고 자료를 찾아 해결함 12(4.7)

기타 7(2.8)

Table 11. Difficulties that teachers think of when conducting moon inquiry activities (Multiple respons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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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호소하는 장 교사의 차이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한 보다 실제 인 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과제 학습으로 제시되는 달의 치 

변화 탐구활동과 달리 태양의 치 변화 탐구활동

은 학교 일과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  지

도와 학생 리 문제가 상 으로 낮은 순 가 나

타난 특징을 보 다. 

(2) 지도 방법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 지도 시 교사가 선호

하는 지도 방법은 Table 12와 같다. 

설문 결과 ‘ 측 활동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교

사는 17명(25.4%), ‘ 체 방법을 활용한다’고 응답

한 교사는 50명(74.6%)으로 나타났다. 심화 공, 

교직 경력, 지도 경험과 련 없이 체 방법을 활

용하겠다는 교사가 매우 높았으며, 각 항목별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학습 과제로 학습이 진행

되는 달 탐구활동의 특성상 지도시 체 방법을 활

용하겠다는 교사가 높을 것은 상하 지만, 결과

가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난 것은 탐구활동을 하는 교사의 인식을 드

러낸 것으로 해석된다(Table 13). 

태양과 달에 한 탐구활동을 각각 어떻게 수행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Table 13) 모두 측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응답 수는 5명(7.5%)인데 반

해 모두 체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은 37명

(55.2%)으로 가장 많았다. 태양은 측 활동으로 하

고자 하나 달은 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응

답은 12명(17.9%), 반 로 달은 측을 하고 태양을 

체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13명

(19.4%)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체 방법 활용시 선호하는 방법 

하루 동안 달의 치변화 지도 시 ‘ 체 방법을 

활용한다.’에 응답한 교사들의 이유는 Table 14와 

같다. 

달

측 활동 수행 체 방법 활용 계

태양

측 활동 수행 5(7.5) 13(19.4) 18(26.9)

체 방법 활용 12(17.9) 37(55.2) 49(73.1)

계 17(25.4) 50(74.6) 67(100)

Table 13. Teachers’ tendency to choose a method of guiding changes in the position of the sun and moon for a day N(%)

선호하는 방법 응답자 수

시각 자료(동 상, 사진) 제시 41(47.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생 조사 활동 11(12.7)

천체 측 로그램 활용(스텔라리움 등) 33(37.9)

기타 2(2.3)

Table 14. Preferred activity methods for alternative methods (Multiple responses) N(%)

구분 측 활동 수행 체 방법 활용 계 χ
2 p

응답자 수 17(25.4) 50(74.6) 67(100)

심화 

공

과학 7(28.0) 18(72.0) 25(37.3)
.145 .703

기타 10(23.8) 32(76.2) 42(62.7)

교직

경력

7(23.3) 23(76.7) 30(44.8)
.119 .730

고 10(27.0) 27(73.0) 37(55.2)

지도

경험

2015 8(28.6) 20(71.4) 28(41.8)

.454 .7972015외 7(25.0) 21(75.0) 28(41.8)

무 2(18.2) 9(81.8) 11(16.4)

Table 12. How to guide changes in the position of the moon for a da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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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시각 자료를 선호하는 교사가 41명

(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체 측 로그

램을 활용(33명, 37.9%),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

생 조사 활동(11명, 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도 “학습 활동은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직 인 상이 더 효율 이고, 

성취수  도달은 상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체 방법을 활용할 경우 하루 동안 

달의 치변화 지도 시 태양의 치변화보다 천체 

측 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하는(태양 19명, 달 

33명) 특징을 보 다. 태양의 경우는 일과 시간 

에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태양의 치 변화 과정을 

찰할 수 있는데 반해 달의 경우는 일과 시간 외

에 치 변화 과정을 찰해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4) 달 측을 수행할 때 한 달의 상

달 측과 련하여 과학 지도서에서는 ‘달의 

치 변화를 쉽게 측할 수 있는 보름달이 보이는 

때(음력 15일 무렵)를 후로 탐구활동을 실시한다’

로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Fig 1과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에서는 상 달로, 그 이후에

는 보름달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달 측에 다양한 달의 상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교사의 이해  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련하여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달 

측을 직  수행해야 한다면 어떤 상의 달일 때 

과제를 제시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결과는 Table 15

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교사들은 보름달(32명, 25.6%)을 가장 

많이 선택하 고 상 달∼보름달(21명, 16.8%), 상

달(19명, 15.2%), 승달(15명, 12.0%), 상을 고

려하지 않음(12명, 9.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승

달부터 보름달 사이가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 으

로 달하면 보름달을 떠올리기 때문에”, “달은 녁

에 측하므로”, “ 녁이 비교  안 하기 때문

에”, “ 승달부터 찰하면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

을 자연스  알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었

다. 상을 고려하지 않음을 선택한 교사는 “ 상

보다는 날씨와 시간이 더 고려되어야 함”, “과제를 

2007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

Fig. 1. The lunar phase by curriculum

달의 상 승달
승달∼

상 달
상 달

상 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하 달
하 달

하 달∼

그믐달

상을 

고려하지않음
계

응답자 수 15(12.0) 8(6.4) 19(15.2) 21(16.8) 32(25.6) 8(6.4) 8(6.4) 2(1.6) 12(9.6) 125(100)

심화 

공

과학 3(5.8) 4(7.7) 10(19.2) 11(21.2) 15(28.9) 2(3.8) 2(3.8) 2(3.8) 3(5.8) 52(41.6)

기타 12(16.5) 4(5.5) 9(12.3) 10(13.7) 17(23.3) 6(8.2) 6(8.2) 0(0.0) 9(12.3) 73(58.4)

교직

경력

5(8.6) 2(3.4) 10(17.3) 11(19.0) 15(25.9) 6(10.3) 4(6.9) 0(0.0) 5(8.6) 58(46.4)

고 10(14.9) 6(9.0) 9(13.4) 10(14.9) 17(25.3) 2(3.0) 4(6.0) 2(3.0) 7(10.5) 67(53.6)

지도

경험

2015 8(14.8) 3(5.5) 7(13.0) 9(16.7) 13(24.1) 6(11.1) 3(5.5) 1(1.9) 4(7.4) 54(43.2)

2015외 6(11.5) 4(7.7) 9(17.3) 9(17.3) 15(28.9) 0(0.0) 4(7.7) 1(1.9) 4(7.7) 52(41.6)

무 1(5.3) 1(5.3) 3(15.8) 3(15.8) 4(21.0) 2(10.5) 1(5.3) 0(0.0) 4(21.0) 19(15.2)

Table 15. The appropriate lunar phases that the teacher thinks are appropriate when students are observing the moon

(Multiple respons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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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상황에 맞추어 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보름달 이후에 

달의 상인 보름달∼하 달(8명, 6.4%), 하 달(8

명, 6.4%), 하 달∼그믐달(2명, 1.6%)은 보름달 이

의 달의 상보다 상 으로 낮은 선택 비율을 

보 다. 달의 상이 보름달이 지나 하 달, 그믐달

로 가까워지면 이른 아침이나 등교 시간 등 오 에 

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아침 시간, 1교시를 

활용하여 함께 측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단, 이 

방법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시간 운 의 융통성

이 필요하므로 담임으로 과학을 지도할 경우 더욱 

용이할 것이다. 

교사들이 달 측을 수행할 때 달의 상을 다양

하게 선택하 다는 것은 달 측에 한 교사의 폭

넓은 이해와 비가 필요함을 보여 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해 오필석(2017)은 등 비 교사들을 

상으로 달 측 과제를 제시하고 수행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한 어려움을 이면서 보다 

수월하게 달 측할 수 있는 교수법  방안을 제안

하 다. 연구 결과 과학을 공하고 있는 학부 과

정생들 부분이 직  달을 측한 경험이 부족하

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 교사 역시 달 측과 련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며, 과학을 공하지 않고 지도하는 

교사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한 보다 실제 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3. 학습 목표 달성 및 기타 의견

1) 학습 목표 달성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태

양과 달의 치 변화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다. 학생들이 본 학습을 통해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가 달라지는 까닭을 지구의 자 과 련

지어 이해할 수 있을지 설문에 응한 교사들에게 물

어보았고 응답 결과는 Table 16과 같이 나타났다. 

학습 목표 달성 여부는 정 인 응답(잘 이해할 

것이다, 강 이해할 것이다)과 부정 인 응답(각각 

따로 이해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으로 나

 수 있는데, 설문 결과 정 인 응답이 76.1%, 

부정 인 응답이 23.9%로 나타났다. 앞서 교사들은 

태양과 달의 치 변화 지도에 다양한 어려움을 호

소하며 부분 체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본 차시 학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76.2%라고 

나타난 것은 교사들이 탐구활동 지도 시 직  측

을 하지 않아도 체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 강 이해할 것이

다’(68.6%)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이는 선

택지는 ‘각각 따로 이해할 것이다(17.9%)’로 나타났

다. 교직 경력이나 지도 경험에 따라서의 경우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심

화 공 유무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p=.032). 그 차이는 특히 응답 비율이 2순 로 

높은 답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구분
잘 이해할 

것이다

강 이해할

것이다

각각 따로 

이해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계 χ

2 p

응답자수 5(7.5) 46(68.6) 12(17.9) 4(6.0) 67(100)

심화 

공

과학 4(16.0) 19(76.0) 2(8.0) 0(0.0) 25(37.3)
8.776 .032*

기타 1(2.4) 27(64.3) 10(23.8) 4(9.5) 42(62.7)

교직

경력

1(3.3) 24(80.0) 4(13.3) 1(3.3) 30(44.8)
3.527 .317

고 4(10.8) 22(59.5) 8(21.6) 3(8.1) 37(55.2)

지도

경험

2015 3(10.7) 22(78.6) 2(7.1) 1(1.7) 28(41.8)

5.452 .4872015외 1(3.6) 18(64.3) 7(25.0) 2(7.1) 28(41.8)

무 1(9.1) 6(54.6) 3(27.2) 1(9.1) 11(16.4)



Table 16. Teachers’ perception on achievement of students’ learning objectives in this cours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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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심화 공을 한 교사 집단에서는 두 번

째로 높은 응답을 보인 선택지가 ‘잘 이해할 것이

다’이지만 심화 공을 하지 않은 교사 집단에서는 

‘각각 따로 이해할 것이다’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

을 보이고 있다. 정과 부정의 의미가 완 히 다

른 것으로 보아 련 내용에 해 좀 더 배웠을 가

능성이 있는 경우는 측을 활용하든지 체 방법

을 사용하든지 간에 해당 차시 내용을 학생들이 충

분히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

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 혹은 학원에

서 과학 련 공을 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연수

를 통해서라도 해당 내용을 교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학생들의 수업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기타 의견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와 련한 어려움,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와 련한 어려움, 본 차

시와 련한 종합 인 어려움에 해 앞에서 나온 

질문 외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 결과, 부분의 교사들이 앞서 요목화 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 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와 련한 어려움 

하루 동안 태양의 치 변화와 련한 기타 의견

으로 “ 담교사가 과학을 지도할 경우 오랜 시간 

측하는 활동은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본 차시는 

담임의 조가 필요한데 그런 수업은 부담된다”, 

“교사의 역량, 여건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천문

와 연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그리고 “교과서에 한두 로만 설명이 되어있

어 당황스럽다”, “방  지도만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다”, “밖으로 나가면 학생 통제가 안 된다” 등 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아이들이 기계 으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로 시간을 투자해서 그 게 보고 느끼는 경험이 필

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측 활동의 필요성을 강

조한 의견도 있었다. 

(2)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와 련한 어려움 

하루 동안 달의 치 변화와 련한 기타 의견으

로 “교사 자신의 불충분한 개념”, “상 , 하  등 용

어가 무 어렵다”, “학생들이 질문 시 제 로 답변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 어

떤 표식도 없기 때문에 움직임, 고도 등과 련하

여 지도가 무 어렵다”, “학생마다 다양한 실험 결

과로 명확하게 결과를 정리하기 어렵다”, “오히려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일

상생활에 지장을 다”, “민원이 신경 쓰인다”는 의

견도 있었다. 

(3) 본 차시와 련한 종합 인 의견

본 차시와 련한 종합 인 의견은 Table 17과 

같이 지도의 어려움, 교사의 비, 개선 방안 3가지

로 나  수 있었다.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 변화’ 지도와 련

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 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은 교사들이 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과

학내용지식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수업을 

구분 어려움

지도의 

어려움

- 실 측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제약이 많고 체 자료 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지 못했다.

- 태양과 달의 치 변화와 지구의 운동을 다각 으로 이해하기가 등학교 수 에서 조  어려운 듯 보인다.

- 측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측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교사의 

비

- 교재연구와 사  실험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 내용에 한 이해와 흥미도 떨어지게 되므로 

교사의 역량과 철 한 수업 비가 요하다.

- 교사가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므로 공부가 필요하다.

개선 

방안

-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지도하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 본교에는 핀 조명이 있는데 핀 조명을 활용하여 수업하 더니 효과가 매우 좋았다.

- 공간지각능력, 선행지식 등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보다 효과 인 학습 자료가 있었으면 좋

겠다. 

- 6학년에서 개념 형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 성장하는 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보다 여유 있게 학습이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7. Comprehensive opinion of the present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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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좋은 수업이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수

업이 되기 어렵다(곽 순, 2011)는 이다. 교사는 

지도에 필수 인 교과내용지식(CK: Content 

Knowledge)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지도에 필요한 교수법 지식(PK: Prdagogical 

Knowledge)을 갖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교사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요하지만 외 으로 

교사용 지도서나 웹에 풍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

고, 사  실험 연수 등 지도에 도움이 되는 실제

인 연수 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많은 등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지구와 우주’ 역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을 

심으로 달 측이 시작되는 첫 차시인 ‘하루 동

안 태양과 달의 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해 설문을 통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며 후속 차시

와 련한 활동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 연구이다. 

설문 문항은 교과서 설명, 탐구활동, 학습 목표, 기

타 의견 4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작하 고, 과학 심

화 공, 교직 경력, 본 단원 지도 경험을 구인으로 

하여 설문 문항별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

다. 한, 서술형 문항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교사

들의 보다 다양한 견해를 악할 수 있었다. 설문

은 경기도 소재 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67명의 

교사가 참여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 변화 교과서 

서술에 해 교사들은 정 인 인식과 부정 인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태양의 치 변화 교과

서 서술에 해 부정 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방

의 문제, 용어의 문제, 문장의 어려움 순으로 이유

를 들었다. 방 의 문제는 태양과 달 모두 공통

으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심화 공을 

하지 않은 교사들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 다. 달

의 치 변화 교과서 서술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달을 측한 후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을 가장 어려

워할 것으로 상하 는데, 심화 공한 교사, 경

력 교사, 본 단원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더 

높은 선택 경향을 보 다. 별의 움직임을 포함한 

교과서 서술의 성에 해 부정 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학습량 증가, 별 지도의 어려움의 이유를 

들었다. 

둘째,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 변화 탐구활

동 지도 시 교사들 부분은 직  측하지 않고 

체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경

향은 측 상이 태양일 경우, 달일 경우 모두 상

이 없었고, 심화 공, 교직 경력, 지도 경험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정학습 과제

로 학습이 진행되는 달 탐구활동의 특성과 련 없

이 결과가 태양의 치 변화 지도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난 것은 탐구활동을 하는 교사의 인식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총 67명의 교사 

 태양과 달 모두 측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교사

는 5명(7.5%), 태양과 달 모두 체 방법을 활용하

겠다는 교사는 37(55.2%)명이었다. 태양은 측 활

동으로 하고 달은 체 방법으로 하겠다는 교사는 

12명(17.9%), 태양은 체 방법으로 하고 달은 측 

활동을 하겠다는 교사는 13명(19.4%)으로 나타났

다. 달 측 활동 수행 시 교사가 생각하는 어려운 

은 태양 측 활동보다 다양했으며, 이는 달 

측 활동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

여 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과학 교육과정은 직

 측하는 탐구활동을 권장하 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 교사의 차이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

를 해결하기 한 보다 실제 인 방법이 요구된다. 

달 측 활동을 수행할 때 ‘어떤 상의 달일 때 과

제를 제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보름달, 상 달

∼보름달, 상 달, 승달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분의 교사들이 본 차시 학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다. 

심화 공한 교사, 경력 교사,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 지 않은 교사보다 높은 비율을 보 는

데 특히 심화 공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는 심화 공을 통해 련 내용에 해 배

웠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  측 는 체 방

법을 활용하느냐의 방법  차이와 상  없이 학생

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이 반 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과 

련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교수 능력

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이해에도 도움을  필요

가 있다. 한편, 많은 교사들이 태양과 달의 치 변

화 지도에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 고 부분 

체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차시 학

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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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는 교사들이 직  

측을 하지 않아도 체 방법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장 교사를 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사 실험 연수 등 보다 실질 인 배움의 기

회를 꾸 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임청환과 이성호

(2008)는 학생들의 논리 인 사고 함양을 해 교

사의 기본 개념에 한 과학 인 이해를 효과 인 

교수 략의 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교사

의 과학 교과 내용에 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 인 배움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

되어야 하며 한, 과학 담교사제 운 을 극

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원

정애 등, 2010). 둘째, 방 와 련한 지도를 교과서

에서 하나의 차시로 반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방  지도와 련한 어려움이 계속 연구(남정철, 

2002; 오필석, 2017)되었고,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들 한 지속 으로 방 의 어려움을 언 한 것으

로 볼 때 교과서에서 이를 하나의 차시로 반 하여 

지도하는 것이 하다 생각되며 이를 해 성취 

기  해설 등에 련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언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달 측의 안  방법으로 이

른 아침, 오 에 달을 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앞서 달 측을 수행시 한 달의 상을 고를 

때 보름달 이후에 달의 상인 보름달∼하 달(8

명, 6.4%), 하 달(8명, 6.4%), 하 달∼그믐달(2명, 

1.6%)은 보름달 이 의 달의 상보다 상 으로 

낮은 선택 비율을 보 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주

로 녁, 밤에만 달 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 다. 달의 상이 보름달이 지나 하 달, 

그믐달로 가까워지면 이른 아침, 등교 시간, 1교시 

등 오 에 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함께 

달 찰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태양의 움직임과도 

연계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과제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과

학 탐구를 진행하는 경험은 무엇보다 요하다. 따

라서 본 방법은 보충활동으로 진행될 때 더욱 효과

일 것이며, 달 측과 련한 교사의 폭넓은 이

해와 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활동과 련한 실증 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측과 련된 다른 

차시들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등 교사들이 학습 

목표 달성을 해 천체 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그 학문 , 교육  타당성과 유용성 등에 

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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