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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2년은 검정제에 의해 개발된 최초의 초등과학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된 해이다. 교육부는 2019년 초등학교 3∼6학년의 과학, 수학, 

사회 교과용도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한다는 일부 

수정 고시안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이전까지 

초등학생들의 기초와 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

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의 교과용도서를 국정체제로 유지하

여 왔으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

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 재구성과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로 과학, 수학, 사회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

환한다고 주장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2022. 3. 22., 타법개

정)에 의하면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도서라고 하며, 교과서는 학

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교과서는 보편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면

서 특수한 목적으로 편찬되고 발행되는 인습적인 출판물로서(Lee, 

2008), 교육과정의 철학과 내용을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여 편집한 도서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학습자가 학습

하기에 유용하도록 학습방향과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편집된 도서로

서 근본적으로 내용 중심의 자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하

고 있다(Kim, 1993). 또한 교과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규정된 내용보

다 상세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현장 교육의 절대적인 위

치에서 교육 전반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Ham, 2000), 교

사들은 과학교과서 역시 과학교육의 교수 활동에 중요한 지침서로 

인식하고 있다(Armbruster, 1993; Wellington & Osborne, 2001). 그러

므로 과학 수업에서 과학 교과서는 학습자가 과학 내용을 접하게 되

는 1차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Lee et al., 2007). 이러한 중요

성을 근거로 교과용 도서는 저작권이 국가에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를 사용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명시해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 수립 이후 2022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이르기까지 약 

10 여 차례의 교육과정이 국가 단위에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제에 의해 최초 개발된 초등과학교과서들의 자석 단원에 대한 내외적 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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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행도 동반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1979)은 ‘교과서란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집된 학습 자료로서 학생용 도서’라고 정의하

였으나,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에서는 ‘교과용도서를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

심의 자료’로 교과서를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여겼던 

전통적인 교과서관은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를 반영하면서 점점 열린 

교과서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Shin, 2011), 이에 따라 교과서의 

발행제도도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대통령령으로서 교과용도서에 대한 선정(대통령령 232547

호, 2022. 3. 33., 타법개정)을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하

면 한국의 교과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나누어지며, 

학교 현장에서는 세 종류의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이 

중 검정도서를 편찬을 위한 검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

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출판사가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한 후, 국가주관의 검정심사에서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국정제보다 국가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조한 제도이다. 하지만 검정의 기준을 까

다롭게 적용할 경우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이 반영되지 못해 검정도

서와 국정도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Kim,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제는 민간인들에 의해 다양한 교과서

가 발행되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제보다 진일보

한 제도로 평가된다(Kim, 1996). 국정도서의 비중은 제7차 교육과정

에서는 69%,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6%, 2009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39%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2011), 2015개정 교육과정(2017년 기준)에서는 

국정도서 비중이 14.3%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비중이 계속 확대

되고 있다. 특히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018년에는 

국정제로 교과용도서가 발행되었다가 2019년 검정제로의 전환 고시

에 의해 2022년에 3-4학년군부터 7종의 초등과학 검정교과서가 발행

되었다. 

2022년에 현장교육에 도입된 초등과학 검정도서들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의 변환의 최초 저작물로서 교과서가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과학 교육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공유한 이

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간의 비교, 최초 검정도서들간의 체제 비교 

분석은 교과서 발행제도에 의한 과학교과서의 특성, 출판사나 집필자

별 교육과정 해석 및 구현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교과서 체제 관련 연구로는 과학 교과서 구성 체제 연구

(Lim et al., 2007)와 7종의 실과 검정교과서 비교 연구(Lee, 2011), 

7차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수학교과서 구성 체제 연구(Choi 

& Shin, 2020),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 연구(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1988)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선행 연구는 최초 

검정도서로서의 과학교과서의 분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

다. 아울러 최근에는 초등과학 검정교과서의 특정 항목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초등 검정교과서 탐구활동 분석(Kim et al., 2022), 검정교과

서 내용 타당성 분석(Shin et al., 2022), 검정교과서의 과학핵심역량 

반영 실태 및 인식(Chae & Noh, 2022)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수립된 이후 반세기 넘어 

처음 도입된 초등과학 검정교과서가 출현한 시점에서 교과서의 내외

적 체제를 비교하여 향후 초등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일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지만 발행체제

가 서로 다른 교과용도서의 출현은 과학교육연구에서 특수한 상황으

로 그 의미가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국정교과서 1종과 검정교과서 

7종의 내외적 체제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세부 항목별

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초등과학 검정교과서가 첫 출현한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의 고시를 앞둔 이 시점은 새로운 초등과학 검정교과

서의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검정제로서 최초 탄생된 검

정교과서들의 체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검정제의 도입 취지를 

반추하고 각 교과서들의 다양성과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처음으로 검정제로서의 초등과학교과서 발행체제가 바뀐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전체 검정도서 7종의 교과서와 검정제 이전 국정제에서 

발행된 국정도서 1종의 교과서를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의 대상인 8종의 과학교과서는 모두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을 바탕으로 발행되었으며 그중 ‘자석의 이용’ 단원을 대상으로 교과

서의 내외적 구성 체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외적 체제의 경우 

각 교과서별 1개의 샘플 단원으로도 전체 단원의 외적 체제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교과서의 내적 체제의 경우 2015개정 교육과정의 ‘자석

의 이용’ 단원을 선정하여 동일한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교과서들이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비교하였다. 

검정제로서 최초의 초등과학 검정교과서는 총 7종이 출판되었다. 

연구대상의 교과서는 모두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며 저자의 규

모는 약 15∼27인이었다. 이 7종의 검정교과서는 2022년 3-4학년군

부터 적용되어 2022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검정교과서가 발행

될 때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검정 이전의 마지막 국정교과서는 2018

년 발행되었으며 검정교과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총 4년 동안 사용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과학교과서의 단원 중에서 ‘자석의 이용’ 단원

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석의 

이용’ 단원을 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로서의 자석을 이용하

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는데 목적을 두는 단원으로 소개

하고 있으며 물리학에 해당하는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서 가장 처음 

제시되는 단원이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자기력, 자석의 성질, 자석

의 쓰임새를 바탕으로 자석 사이에 일어나는 힘을 관찰하고 두 종류

의 극 구별, 나침반의 성질 관찰 및 설명, 자석이 사용되는 예를 조사 

및 설명하는 등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 문

서의 ‘자석의 이용’ 단원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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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석의 이용’ 단원을 대상으로 8종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교과서의 외적 체제의 경우 각 교과서마다 동일

한 외적 체제를 모든 단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단원 

선정에 제한은 없지만, Table 2에서처럼 자석 관련 단원이 한국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늘 주요한 학습개념으로서 과학교과를 접하는 최

초시기에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학습제재로서 꾸준

히 활용되고 있어 교과서의 내적 체제를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적

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연구대상의 동일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크게 양적 분석

과 질적 분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양적 내용 분석의 경우 단어의 

빈도, 공백 측정, 시간 세기, 주요 용어의 빈도 등을 분석하고, 질적 

내용 분석의 경우 정보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분류하는 대부분의 분석

을 포함한다(Krippendorff, 2018). 

교과서 분석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위한 준거

로서 크게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를 구분하고 있다(Lee, 2008;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1988). 체제란 어떤 대상이 이루어진 

짜임새나 틀, 형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요소와 요소들의 관계를 의

미한다(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2006). 따라서 외적 체

제는 도입-전개-정리와 같은 단원 체제, 단원명과 차시순서와 같은 

단원 구성 등의 외형적 구성을 의미하고, 내적 체제의 경우는 교과서

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으로서 학습 목표, 내용 요소 배치 방식, 단원 

보조 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8종의 교과서의 양적인 측면

과 질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초등과학 ‘자석의 이용’ 단원의 전체 체제 분석

가. ‘자석의 이용’ 단원의 외적 체제 분석

연구 대상인 8종의 과학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Table 4와 같다. 각 

교과서마다 세부 체제명을 다르게 명명하고 있지만 단원 학습체제에

서는 크게 도입, 전개, 정리의 공통적인 구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단원 학습 체제에서 단원의 도입에 해당하는 세부 체제요소는 단원 

도입, 단원 도입활동으로 구분되었다. 단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단원 전개에서는 세부 체제요소로서 과학 탐구, 창의 

융합 차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T2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에서 단원 

보조 자료로서 과학 읽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교과서

들은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단원정리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단원 학습 체제는 단원 도입, 단원 도입 활동, 과학 

탐구, 창의 융합 활동, 과학 읽기자료, 단원 정리 순으로 일치하였으며, 

T4의 경우 과학 읽기 자료의 위치가 단원 정리의 뒤쪽에 배치된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단원 학습 체제는 각각 출판사의 3-4학년군 초등과

학 교과서의 모든 단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각 교과서별 ‘자석의 이용’ 단원의 쪽수는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24∼28쪽으로 26쪽이었던 국정교과서 T1과 비슷한 분량을 나타

내고 있었다.

교육

과정
교수요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단원명
자석은 어떻게 

일하는가?

지남철 놀이,

자석의 성질

자석 놀이,

자석의 성질

여러 가지 

힘

자석 놀이,

자석

자석 놀이,

자석
자석 놀이 자석 놀이

자석의 

성질

자석의 

이용

자석의 

이용

Table 2. The magnet unit names in elementary science by curriculum

교육과정 요소 내용

단원명 자석의 이용

단원 개관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석을 소재로 하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자석과 

물체,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여 자석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두 종류의 극,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 다른 자석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성질, 나침반의 바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 등을 

다룬다.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을 이해하도록 한다.

성취기준

[4과02-01] 자석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두 종류의 극을 구별할 수 있다.

[4과02-02] 나침반의 바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음을 관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2-03]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사용되는 예를 조사하고, 자석의 성질과 관련지어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활동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의 움직임 관찰하기,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학습요소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자기력), 자석의 성질, 자석의 쓰임새

성취기준 해설
[4과02-02] 나침반의 바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은 다른 극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같은 극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현상과 관련지어 다루고, 자기장의 개념은 도입하지 않는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자석은 학생의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이므로 관찰, 예상, 추리 등 탐구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3-4학년군의 ‘혼합물의 분리’, 5-6학년군의 ‘전기의 이용’, 중학교 1-3학년군의 ‘전기와 자기’와 연계된다.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학생들 자석의 성질에 대한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Table 1. The magnet unit contents i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Ministry of Educ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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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석의 이용’ 단원의 내적 체제 분석

8종의 초등과학 교과서의 ‘자석의 이용’ 단원의 차시 구성 체제는 

Table 5와 같다. 모든 교과서들은 ‘자석의 이용’ 단원을 3학년 1학기

에 배치하였으며 교과서 내의 단원 배치 순서는 차이가 있으나, 단원

명은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자석의 이용’을 단원명으로 그대로 사용

하고 있었다. 

8종의 초등과학 교과서는 ‘자석의 이용’ 단원을 10∼12개의 세부 

체제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세부 체

제 요소를 현장교육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차시라는 표현으로 설명

하였다. 다만 각 차시마다 실제 수업을 고려한 차시량은 달랐으며 

차시량를 부여하지 않은 과학 읽기자료에서부터 과학 탐구나 창의 

융합 차시에 2차시량을 부여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각 차시마다 0∼2

차시량을 부여하고 있었다. ‘자석의 이용’ 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총 

차시량은 10∼13차시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자석의 이용’ 단원의 3개의 성취

기준은 과학 탐구와 창의 융합 활동 및 과학 읽기 자료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교과서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과학 탐구 차시도 추가되어 있었다. 자석과 물체, 

자석과 철의 상호작용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으로 제

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필요 요소로서 모든 교과

서에서 차시 수업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Figure 1은 각 교과서별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자석의 

이용’ 단원의 성취기준에 따른 총 차시량을 나타낸 것으로 성취기준

이 각 차시에 반영된 빈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 

중 성취기준 [4과02-03]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사용되는 예를 조사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분석 준거 분석 항목

외적 체제

초등 과학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
단원 체제별 항목

전체
단원 도입, 도입 활동, 과학 탐구, 창의 융합 활동, 

과학 읽기자료, 단원 정리
양적 분석

도입 단원도입(도입 코너명, 도입 차시명)

질적 분석전개 과학 탐구, 창의 융합, 과학 읽기자료

정리 단원정리(정리 차시명, 정리 내용, 시량, 쪽수)

‘자석의 이용’ 단원내 구성 체제 
구성 요소별 이름, 

비중
단원명, 차시명, 차시순서 

질적 분석 

양적 분석

내적 체제

‘자석의 이용’ 단원 

공통 체제

교육

과정

교육과정 반영 여부 

및 비중
차시별 교육과정 반영 및 코드, 차시량, 성취기준별 차시량

양적 분석

질적 분석

내용 구성 학습 차시 내용 체제 단원내 차시 내용 체계 질적 분석

‘자석의 이용’ 차시 

유형별 체제

단원 도입
도입 내용

도입 활동
단원표지, 이미지 내용, 구성 내용 질적 분석

과학 탐구
과학 탐구

차시 체제 분석

차시 도입 도입명, 차시 제목, 진술 유형

양적 분석

질적 분석

탐구 활동 준비물, 활동 과정, 활동 정리

차시 정리 정리명

기타 내용 탐구과정 기능, 교과역량 등

창의 융합 활동 내용, 활동 예시 코너명, 차시명, 활동 내용, 활동 예시 질적 분석

과학 읽기 

자료

과학 읽기 주제 및 

표현 방식
코너명, 차시명, 자료 내용, 표현 방식 질적 분석

단원 정리 단원 정리 내용
교과서 및 실험관찰의 학습내용, 개념 정리 

항목(제시/수행/문항)

질적 분석

양적 분석

Table 3. The internal and external framework standards for elementary science textbook analysis

코드
도입 전개 정리

쪽수
단원 도입 단원 도입 활동 과학 탐구 창의 융합 활동 과학 읽기자료 단원 정리

T1 단원 도입 재미있는 과학 과학 탐구 과학과 생활 과학 이야기 단원마무리 26

T2 단원의 시작 과학 놀이터 해보기 / 탐구활동 과학 더하기 - 단원 매듭짓기 26

T3 단원 도입 과학과 만나요 과학 탐구 창의 융합 과학과 생활 (단원명)을 정리해 볼까요? 26

T4 단원 안내 단원을 여는 이야기 탐구활동 함께하는 창의 활동 과학으로 세상 읽기 생각 그물로 단원 정리하기 24

T5 단원열기 재미있는 과학 과학 탐구 창의+도전 과학이 만드는 세상 (단원명) 마무리하기 28

T6 단원 도입 과학 놀이터 과학 탐구 창의 융합 과학이야기 단원 마무리 24

T7 ○ 번째 이야기 도입활동 탐구활동 창의 융합
과학으로 만나는 

세상

스스로 정리하기

스스로 확인하기
24

T8 단원 시작하기 생각열기 과학 탐구 창의 융합 활동 신기한 과학 탐험 단원 정리하기 26

Table 4. The external framework for units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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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단원명 순 차시명 관련 성취기준 코드 시량 차시량

T1 4. 자석의 이용

1 재미있는 자석 인형 - 1

12

2 자석에 붙는 물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3 자석에서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은 어느 곳일까요? [4과02-01] 1

4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 1

5 물에 띄운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4과02-02] 1

6 철로 된 물체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4과02-02] 1

7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4과02-01] 1

8 자석 주위에 놓은 나침반은 어떻게 될까요? [4과02-01][4과02-02] 1

9 우리 생활에서 자석은 어떻게 이용될까요? [4과02-03] 1

10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4과02-03] 2

11 과학 이야기; 자석을 이용한 예술 작품 [4과02-03] 0

12 자석의 이용을 정리해 볼까요? - 1

T2 2. 자석의 이용

1 과학놀이터; 자석으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요 - 1

12

2 자석에 붙는 물체를 찾아보아요 - 1

3 자석과 철은 서로 끌어당겨요 - 1

4 철이 많이 붙는 부분을 찾아보아요 [4과02-01] 1

5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해 보아요 [4과02-01] 1

6 자석으로 방향을 찾아보아요 [4과02-02] 1

7 나침반을 만들어 보아요 [4과02-02] 1

8 나침반에 자석을 가까이 해 보아요 [4과02-01][4과02-02] 1

9 주변에서 자석을 찾아보아요 [4과02-03] 1

10 자석 장난감을 만들어 보아요 [4과02-03] 2

11 과학더하기; 나침반과 지피에스(GPS) [4과02-02][4과02-03]
1

12 단원매듭짓기 -

T3 4. 자석의 이용

1 과학과 만나요; 나무에 과일이 열린 모습을 만들어 볼까요 - 1

12

2 자석에 붙는 물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3 자석에서 철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4과02-01] 1

4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 1

5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4과02-01] 1

6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 바늘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4과02-01][4과02-02] 1

7 매달아 놓은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4과02-02] 1

8 자석으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4과02-02] 1

9 우리 생활에서 자석은 어떻게 이용될까요 [4과02-03] 1

10 창의융합;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4과02-03] 2

11 과학과 생활; 부드러운 고무로 자석을 어떻게 만들까 -
1

12 자석의 이용을 정리해 볼까요 -

T4 4. 자석의 이용

1 단원을 여는 이야기; 철을 먹는 불가사리 - 1

13

2 자석을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 1

3 자석에서 철로 된 물체가 많이 붙는 부분은 어느 곳일까요? [4과02-01] 1

4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4과02-01] 1

5 자석에 나침반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4과02-01][4과02-02] 1

6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아볼까요? [4과02-02] 1

7 철로 된 물체와 자석으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4과02-02] 1

8 자석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4과02-03] 2

9 함께하는 창의활동;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4과02-03] 2

10 생각 그물로 단원 정리하기 - 1

11 과학으로 세상 읽기; 자석으로 만든 편리함 [4과02-03] 1

Table 5. The lesson composition framework of the ‘Use of Magnet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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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석의 성질과 관련지어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가 ‘자석의 

이용’ 단원에서 평균 약 3.6차시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은 성취기준 이외의 [기타]가 평균 3.5차시량, 성취기준 [4과

02-01]이 평균 2.5차시량, 성취기준 [4과02-02]가 평균 2.2차시량 순

으로 나타났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교과서들은 단

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요소들의 배치를 Figur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Figure 2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직접 

관련된 내용 체제 요소들을 C, E∼J로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고, 

단원 도입(a)이나 과학이야기(k), 단원 정리(l) 및 기타(m)와 같이 교

육과정의 성취기준 요소는 아니지만 단원 학습을 위한 관련 요소들은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성취기준 이외에 자석에 붙는 

T5 3. 자석의 이용

1 재미있는 과학; 마술 장갑으로 철 클립 옮기기 - 1

12

2 자석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길까요 - 1

3 자석에서 철로 된 물체를 세게 끌어당기는 부분은 어느 곳일까요 [4과02-01] 1

4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4과02-01] 1

5 나침반 바늘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4과02-01][4과02-02] 1

6 자석으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4과02-02] 1

7 일상생활에서 자석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4과02-03] 1

8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요 [4과02-03] 2

9 창의+도전; 자석을 이용한 상품 개발하기 [4과02-03] 2

10 과학이 만드는 세상; 여러 가지 자석의 이용 [4과02-03] 0

11 자석의 이용 마무리하기 - 1

T6 4. 자석의 이용

1 과학놀이터; 자석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요 - 1

11

2 자석에 붙는 물체를 찾아봅시다 - 1

3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할 때 움직임을 관찰해 봅시다 - 1

4 자석의 어느 부분에 철로 된 물체가 많이 붙는지 알아봅시다 [4과02-01] 1

5 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4과02-01] 1

6 자석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 봅시다 [4과02-01][4과02-02] 1

7 자석으로 나침반을 만들어 봅시다 [4과02-02] 1

8 우리 생활에서 자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봅시다 [4과02-03] 1

9 창의융합;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자동차 만들기 [4과02-03] 2

10 과학이야기; 세계를 연결한 나침반 [4과02-02][4과02-03]
1

11 단원마무리; ‘자석의 이용’을 정리해 봅시다 -

T7 3. 자석의 이용

1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 1

10

2 자석을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 1

3 자석에서 클립을 세게 끌어당기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4과02-01] 1

4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4과02-01] 1

5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 바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4과02-01][4과02-02] 1

6 자석으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4과02-02] 1

7 우리 생활에서 자석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4과02-03] 1

8 창의융합;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4과02-03] 2

9 과학으로 만나는 세상; 고속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수거하는 자석차 [4과02-03] 0

10 단원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스스로 확인하기 - 1

T8 4. 자석의 이용

1 생각 열기; 쇠붙이가 붙는 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 1

12

2 자석에 붙는 물체 - 1

3 자석과 철의 만남 - 1

4 자석에서 철이 많이 붙는 부분 [4과02-01] 1

5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4과02-02] 1

6 자석으로 만드는 나침반 [4과02-01][4과02-02] 1

7 자석과 자석의 만남 [4과02-01] 1

8 자석 주위의 나침반 [4과02-01][4과02-02] 1

9 생활 속 숨은 자석 [4과02-03] 1

10 창의 융합 활동;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요? [4과02-03] 2

11 신기한 과학 탐험; 반가워요 길버트 [4과02-02] 0

12 단원 정리하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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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b), 자석과 철로 된 물체(d)에 대한 세부 체제 요소도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알파벳 표기 순서는 국정교과서 T1을 

기준으로 검정교과서들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정교과서 T1

의 세부 체제 요소의 순으로 지정하였다. Figure 2와 같이 모든 교과서

는 대문자 표식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관련 세부 체제 요소

는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자석과 철로 된 물체(d)가 제외되었거나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E)를 자석 주위의 나침반(H)에 병합하거나 자

석으로 나침반 만들기(E)에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제시한 경우 등의 

변화를 보였다. 

연구 대상인 8종의 과학교과서는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2) 

자석의 이용’ 단원의 내용을 총 10∼12개의 세부 체제 요소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단원 도입(ⓐ)과 자석에 붙는 물체(ⓑ)의 

세부 요소는 모든 교과서에서 단원의 가장 첫 위치에 공통적으로 배

치되어 있었다. 

성취기준 [4과02-01]의 자석의 극(Ⓒ)에 대한 요소는 T1과 T3의 

경우에는 자석에 붙는 물체(ⓑ)▶자석의 극(Ⓒ)▶자석과 철로 된 물체

(ⓓ)로 구성되어 있었다. T4, T5, T7은 자석과 철로 된 물체 사이의 

힘(ⓓ)를 차시로 도입하지 않은 교과서로 ⓑ▶Ⓒ로 구성되어 있었으

며 그 외 T2, T6, T8은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취기준 [4과01-02]에 해당하는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자석 

주위에 나침반(Ⓗ)과 관련된 탐구활동의 나침반 만들기(Ⓕ) 요소에서

는 T1, T2, T8은 Ⓔ▶Ⓕ▶Ⓗ, T3과 T4는 Ⓗ▶Ⓔ▶Ⓕ, T5, T6, T7은 

Ⓗ▶Ⓕ로 전개하고 있었다. 성취기준 [4과01-02]에서는 나침반의 바

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성취기준으

로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별로 

다양한 전개 방식이 드러난 결과를 통해 각 교과서의 개발자들이 자

차시순
코드

세부 체제 요소
T1 T2 T3 T4 T5 T6 T7 T8

1
단원 도입 자석 주위에 나침반

2

자석에 붙는 물체 자석의 이용3

4

자석의 극 자석 장난감 만들기
5

6

자석과 철로 된 물체 과학 이야기

7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단원 정리
8

9

나침반 만들기 기타10

11

자석과 자석
12

Figure 2. The comparison of the content structure of the ‘Use of Magnetss’ unit for each textbook

차시량 차시량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0 0.0
T1 T2 T3 T4 T5 T6 T7 T8 T1 T2 T3 T4 T5 T6 T7 T8 T1 T2 T3 T4 T5 T6 T7 T8 T1 T2 T3 T4 T5 T6 T7 T8

[4과02-01] [4과02-02] [4과02-03] [기타]

Figure 1. The comparison of lesson hours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by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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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가리키는 방향(Ⓔ) 요소의 배치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석 주위의 나침반(Ⓗ) 요소의 위치는 나침

반 만들기(Ⓕ) 요소를 기준으로 앞에 배치된 T3, T4, T5, T6, T7과 

뒤에 배치된 T1, T2, T8이 대조를 이루었다. 

성취기준 [4과01-03]은 자석의 이용(Ⓘ)과 자석 장난감 만들기(Ⓙ) 

요소에 반영되었다. 자석의 이용(Ⓘ), 자석 장난감 만들기(Ⓙ)는 모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순서도 Ⓘ▶Ⓙ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T5의 경우 자석 장난감 만들기(Ⓙ) 이외에도 기타 ⓜ인 ‘자석

을 이용한 상품 개발하기’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이 다른 교과

서와의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T4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과학이야기(ⓚ)를 단원 정리(ⓛ) 직전

에 배치하였으며, 과학이야기(ⓚ)와 단원 정리(ⓛ)를 단원의 마지막 

위치에 배치한 구성은 모든 교과서에서 동일하였다. 

연구대상들의 세부 체제 요소의 차시별 배치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

면 먼저 자석과 철로 된 물체(ⓓ)의 요소에 대한 차시 배정 유무에 

따른 차이점이 나타났다. 검정교과서 직전 국정교과서 T1의 경우에는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차시명

으로 자석이 철로 된 물체와 떨어져 있거나 철로 된 물체와 자석 사이

에 또 다른 물체가 있어도 자석은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자석의 원격 힘에 대한 성질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자석과 철로 

된 물체(ⓓ) 요소는 2015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교과서별 포함 여부는 서로 달랐다. T1, T2, T3, T6, T8의 

경우는 자석과 물체 사이의 힘에 대한 성질을 차시 수준에서 다루고 

있었으나, 그 외 교과서들은 이 요소를 차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4과02-02] 성취기준은 학습자로 하여금 나침반의 바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음을 관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

되어 있다. 검정교과서 직전 국정교과서 T1은 ‘물에 띄운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차시에서 수조에 띄워진 플라스틱 접시에 놓인 

자석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현상을 통해 자석의 극을 경험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를 나침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T5에서는 ‘나침반 바늘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라는 

차시에서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는 활동을 자석 주변

에서의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활동 이전에 배치하여 T1에

서 구분되어 제시되었던 자석 주위의 나침반 관찰과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T6의 경우에는 ‘자석으로 나침반

을 만들어 봅시다’ 차시에서 나침반 바늘의 성질 관찰과 자석이 일정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현상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T7의 경우에

도 ‘자석으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차시에서 ‘막대자석을 물에 

띄우거나 공중에 매달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면 막대자석의 N극

은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자석의 이용’ 단원 성취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탐구활동에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검정교과서 직전 국정교과서 T1은 ‘철로 된 물체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차시에서 철로 된 머리핀을 자화시켜 수수깡 조각을 

끼워 물이든 수조에 띄우는 활동을 통해 나침반 만들기 활동을 구성

하고 있었다.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와 활동을 통해 자

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탐구활동을 구현하고 있었다. T2는 동전자석, 

T3은 막대자석, T4는 철 클립, T5는 막대자석, T6은 막대자석, T7은 

극 표시가 없는 막대자석, T8은 머리핀 등을 이용하여 나침반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T1, T4, T8은 영구자석이 아닌 철로 된 물체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철로 된 물체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 

자화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교과서들은 일반

T1 T2 T3

T4 T5 T6

T7 T8

Figure 3. The introduction for the ‘Use of Magnet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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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나침반을 만드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었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학습 요소 Ⓖ를 모든 

교과서에서 차시로 구성하고 있었으나 교과서별 배치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취기준 [4과02-01]과 관련된 자석과 자석(Ⓖ) 요소

는 T1과 T8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 요소보다 앞에 배치되고 있었다. 이는 자석과 자석 사이의 현상

을 통해 자석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현상을 추리할 수 있는 학습 

흐름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구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개

념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여 지구에서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원인을 제시한 교과서는 T2, T3, T4이며, 그 외의 교과서들은 지구의 

자석 성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2. 연구대상별 초등과학 ‘자석의 이용’ 단원 세부 체제 분석

가. 단원 도입

단원 도입은 단원 학습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단원 학습을 위한 흥미로운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단원 도입에 해당하는 

단원 표지의 모습은 Figure 3과 같다.

단원 표지는 단원의 시작을 알리고 단원들을 구분하는 경계로 사용

된다. 단원 표지는 단원 학습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시각적으

로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야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창의적인 아

이디어들이 발현되어 있다. 8종의 모든 교과서는 단원 표지를 포함하

고 있으며 T7을 제외하면 2쪽 양면을 활용하여 하나의 디자인으로 

나란히 제시되어 있었다. 단원 표지의 배경 이미지의 형태는 연구 

대상별로 달랐으나 대부분 사진과 그림 형태를 혼용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T1, T3, T8은 칠판에 자석을 붙이는 학생의 모습을 제시하였

으며, T2, T3, T8은 자석 장난감이나 자석 물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놀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다. Table 6에서처럼 교과서들은 

각기 독창적인 방식으로 단원 표지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T2는 단원 

표지 배경 이미지와 대한 설명과 질문을 단원명 근처에 배치하고 있

었으며, T3은 단원명의 아래에 주요 학습 개념 단어를 명시하고 있었

다. 단원의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T2, T3, T5, T6, T7은 ‘알아볼

까요’,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무엇을 

배울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원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T2는 ‘놀라운 이야기’에서 공모양의 자석과 휘어지는 자석을 제시하고, 

T5는 자석 장식품에 대한 OX문제를 제시하는 코너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교과서와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T7의 경우 단원 표지와 단원 도입 

활동을 연결하여 자석 단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계하여 구성하고 있었

으며, 총 4쪽의 지면을 단원 표지 및 단원 도입활동으로 제시하였다. 

단원 표지에 이어 단원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구성된 

활동 중심의 차시가 단원 도입 활동 차시이다. 모든 연구대상들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단원 도입 활동을 Table 7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단원 도입 활동은 과학 놀이터, 과학과 만나요, 단원을 여는 

이야기, 재미있는 과학, 생각 열기 등의 다양한 코너명으로 표현되면

서 T1, T2, T3, T4, T6은 만들기 및 그리기 활동으로 T5, T7, T8은 

놀이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나. 과학 탐구 차시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탐구 활동을 주로 담고 있는 차시

코드
단원 도입 내용

구성 체제
사진 그림

T1 칠판에 자석 시간표를 붙이고 있는 학생 자석 캐릭터
① 단원명

② 단원을 학습하면서 해결해봐요

T2 - 자석 블록 놀이를 하는 두 명의 학생

① 단원명

② 설명 텍스트 

③ 알아볼까요?

④ 놀라운 이야기

T3 칠판에 다양한 자석을 붙이는 두 명의 학생 자석과 관련된 캐릭터

① 단원명

② 주요 학습 단어

③ 단원 주요 학습 순서

T4 말굽자석 자석에 끌려가는 로봇
① 단원명

② 이 단원을 학습하면

T5 냉장고에 붙은 다양한 자석 자석과 관련된 생활 속 상상

① 단원명

②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③ 단원 표지와 관련된 OX 문제

T6 나침반을 들고 있는 손과 지도 두 명의 여행객
① 단원명

② 함께 알아볼까요?

T7 - 자석과 관련된 이야기

① 단원명

② 세 번째 이야기

③ 무엇을 알고 싶나요

④ 도입활동

⑤ 무엇을 배울까요

T8 칠판에 다양한 자석과 물체를 붙이고 있는 학생 단원의 학습 내용 흐름도
① 단원명

② 단원 학습 목표

Table 6. The comparison of contents and framework on the introduction of the ‘Use of Magnets’ unit in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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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학 탐구 차시이다. 단원 체제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

며, 과학 실험과 같은 탐구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차시이다. 

과학 탐구 차시의 경우 크게 차시 도입, 탐구 활동, 차시 정리로 

구분되어 분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8에 나타

내었다. 먼저, 차시 도입의 경우 도입명을 제시한 T2, T6, T7과 도입명

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교과서로 구분되었다. 차시명에 번호

를 포함한 사례와 차시명의 어미 표현이 각각의 교과서별로 상이하였

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까요(?)’로 차시명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요’, ‘∼봅시다’, 구(句)로 표현된 경우도 존재하였다. 차시 도입에

서의 진술은 글, 그림과 사진, 질문 유형 등을 각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탐구활동의 경우에는 준비물, 활동 과정, 활동 정리의 일반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과정에 대한 명명은 Table 8과 같았다. 

다만 탐구 활동 정리와 차시 전체 정리를 구분하여 제시한 T1, T7과 

코드

과학 탐구 차시

차시 도입 탐구 활동 차시 정리

기타 내용
도입명

차시제목
진술 유형 준비물 활동 과정 활동 정리 정리명

번호 어미

T1 - - ∼까요? 글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볼까요?
더 생각해 볼까요?

단원캐릭터

탐구과정기능

(주의)

교과역량

T2 궁금해요? ○ ∼요
그림

글

무엇을 

준비할까요?
과정을 알아볼까요? -

더 알아보기

스스로 확인해요

교과역량

차시목표

탐구과정기능

주의

잠깐퀴즈

탐구/해보기

T3 - - ∼까요

질문

글

그림

준비하기 활동하기 -
되짚어 보기

더 생각해 보기

핵심 질문

교과역량

안전

스스로 평가하기

T4 - ○ ∼까요?

글

그림

사진

준비물 활동 - 생각쑥쑥

탐구과정기능

(주의)

교과역량

T5 - - ∼까요

질문

사진+그림

설명

준비물 (탐구활동명) - 생각키우기

탐구과정기능

교과역량

안전

T6 생각열기 - ∼봅시다
질문

그림
준비해요 활동해요 -

생각더하기

스스로 확인하기

탐구과정기능

안전

교과역량

T7 생각열기 ○ ∼까요
질문

그림
준비물 과정 정리

확인하기

더 생각해보기

탐구과정기능

안전

교과역량

T8 - - 구(句) 질문 준비해요 해 보아요 -
생각쑥쑥

확인꼭꼭

탐구과정기능

잠깐!안전

교과역량

Table 8. The comparison of the science inquiry lesson framework in the ‘Use of Magnet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코드
도입 차시

코너명 차시명 활동 내용

T1 - 재미있는 자석 인형 막대자석에 다양한 철로 된 물체를 붙여 인형 만들기

T2 과학 놀이터 자석으로 미술 작품 만들어요. 화이트보드에 철로 된 물체와 그림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 만들기

T3 과학과 만나요 나무에 과일이 열린 모습을 만들어 볼까요 막대자석에 철 집게, 철끈, 종이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나무 꾸미기

T4 단원을 여는 이야기 철을 먹는 불가사리 여러 가지 자석과 빵 끈, 클립, 철끈을 이용하여 불가사리 인형 만들기

T5 재미있는 과학 마술 장갑으로 철 클립 옮기기 자석 마술 장갑으로 철 클립을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이 옮기는 놀이하기

T6 과학 놀이터 자석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요 막대자석을 이용하여 철 가루 플라스틱 상자에 그림 그리기 

T7 (단원 표지와 연결됨) 자석과 클립 역할 놀이하기 

T8 생각열기 쇠붙이가 붙는 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물이든 수조에서 철 클립을 태운 플라스틱 뚜껑을 빨대를 이용하여 자석 

기둥을 피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놀이하기 

Table 7. The comparison of ‘Use of Magnets’ unit introduction activities in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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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탐구활동 내용 탐구활동명 개수

T1

1. 자석에 붙는 물체 찾기

2. 자석에서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 찾기

3.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기

4.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관찰하기

5. 철로 된 물체로 나침반 만들기**

6.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갈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7.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8. 자석을 이용한 생활용품

탐구활동 8개

T2

1. [실험 해보기] 자석에 붙는 물체 찾기

2. [실험 해보기] 자석으로 종이 인형을 공중에 띄우기

3. [실험 해보기] 자석에서 철로 된 물체가 많이 붙는 부분 찾기

4. 두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현상 관찰하기

5.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관찰하기

6.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7.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늘 관찰하기*

8. [조사 해보기] 자석을 이용한 생활용품 찾아보기

9.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해보기 4개

탐구활동 5개

T3

1. 자석에 붙는 물체 찾기

2. 자석에서 철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 찾기

3.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 하기

4.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알아보기

5.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6. 실에 매달아 놓은 막대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관찰하기

7. 자석으로 나만의 나침반 만들기**

8. 우리 생활에서 자석을 이용한 예 조사하기

탐구활동 8개

T4

1. 자석에 붙는 물체 찾기

2. 자석에서 철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 찾기

3.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관찰하기

4. 자석 주변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5. 자석과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 관찰하기

6. 철로 된 물체와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7. 자석을 이용한 생활용품 조사하기

탐구활동 7개

T5

1. 자석과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2. 자석에서 철로 된 물체를 세게 끌어당기는 부분 찾기

3.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4.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5.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6. 자석이 사용되는 예 조사하기

7.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탐구활동 7개

T6

1. 자석에 붙는 물체 찾기

2.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모습 관찰하기

3. 자석에서 철로 된 물체가 많이 붙는 부분 찾기

4. 두 막대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자석의 움직임 관찰하기

5.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6.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7.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생활용품 찾기

탐구 7개

T7

1. 자석을 물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2. 막대자석에서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 관찰하기

3.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4.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5.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6. 우리 생활에서 자석을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탐구활동 6개

T8

1. 자석에 붙는 물체 찾아보기

2.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기

3. 자석에서 철로 된 물체가 많이 붙는 부분 찾아보기

4. 물에 띄운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관찰하기

5.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6.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기

7.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8. 일상생활에서 자석을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탐구활동 8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탐구활동

*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의 움직임 관찰하기, **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Table 9. The comparison of inquiry activities in the ‘Use of Magnet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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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나머지의 교과서들은 탐구 활동 정리를 따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밖에 단원 캐릭터, 탐구과정기능, 자기 평가, 추가 탐구 활동 

등에 대한 기타 요소들은 각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교과

서에서 탐구활동에 대한 안전 요소와 차시와 관련된 교과 역량이 제

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자석의 이용’ 단원에서는 ‘자석 주변

에서 나침반의 움직임 관찰하기’, ‘자석으로 나침반 만들기’,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탐구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탐구 활동을 탐구

활동과 해보기 구분한 T2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교육과정 

문서의 ‘탐구활동’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8종의 모든 교과

서들은 Table 9에서와 같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3가지의 

탐구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총 5∼9개의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있었다. 

국정도서인 T1과 검정도서인 T3, T8은 탐구활동 8개, T4, T5, T6은 

탐구활동 7개, T7은 탐구활동 6개로 구성하였으며, T2는 연구 대상 

중 가장 많은 총 9개의 탐구활동을 제시하면서 탐구활동을 해보기와 

탐구활동으로 구분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

들기’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창의 융합 차시에서의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나, 창의 융합 차시와 과학 탐구 차시의 구분이 없는 T2의 

경우에는 탐구활동에 포함시켰다. T5의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상품 

개발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창의 융합 차시에서 대체하면서 과학 탐구 

차시에서는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을 탐구활동으로 제

시하고 있었다. 

다. 창의 융합 차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

의 방향에서는 과학적 창의성을 계발하고 인성과 감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과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다른 

교과와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러한 제안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모든 교과서

들은 창의 융합 차시를 이전 국정교과서와 같은 2차시량 수업으로 

배정하고 있었다. 

Table 10의 결과에서처럼 창의 융합형 수업의 제재는 교육과정에

서 탐구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교과서 개발자들은 장난감을 설계하고 제작

하는 활동이 창의 융합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습 제재로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T5는 자석으로 장난감을 만드는 

제재를 일반적인 과학 탐구 차시에 배정하고 창의 융합 활동으로 자

석을 이용한 상품을 설계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그

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창의 융합, 함께하는 창의 활동, 창의+도

전, 창의 융합 활동이라고 명명한 창의 융합 차시를 개설한 반면 T2는 

교과서에 창의 융합 차시를 따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실험관찰에 

재미가 팡팡! 나도 발명왕 코너를 구성하여 자석 발명품 찾기, 자석을 

이용한 생활 물건 이야기하기, 자석 발명품 구상하기의 활동을 제시

하고 있었다. T2의 경우 탐구활동을 모두 과학 탐구 차시에 배치하고 

창의 융합 활동의 비중을 축소하고자 이전 국정교과서의 체제를 새롭

게 변형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학 읽기 자료

과학 교과서는 과학 읽을거리를 통해 학습자에게 단원과 관련된 

과학적 흥미와 관심을 증대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부터 첨단 과학

에 이르는 내용, 과학사, 과학자 등의 제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

고 있다. 이러한 과학 읽기 자료는 단원 학습을 보조하는 자료로서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이유로 모든 교과서에서 차시량을 

배정하지 않거나 단원 마무리와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과학 읽기 자료는 각각의 교과서별로 자료의 소재 선정 및 표현 

방식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과학 읽기 

자료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체제였다. Table 11과 같이 

과학 읽기 자료는 과학 이야기, 과학 더하기, 과학과 생활, 과학으로 

세상 읽기, 과학이 만드는 세상, 신기한 과학 탐험으로 각각 다르게 

명명되어 있으며 자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학습자의 관심과 

코드
창의 융합 차시

코너명 차시명 활동 내용 활동 예시 차시량

T1 -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자석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만들기
자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 

만들기
2

T2 도전! 창의 융합 재미가 팡팡! 나도 발명왕

자석 발명품 찾아 선 긋기 

자석 이용 물건 이야기하기

자석을 이용한 발명품 생각하기

(실험관찰에 제시) -

T3 창의 융합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자석을 이용하여 장난감 만들기 철을 먹는 악어 2

T4
함께하는

창의 활동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표정이 바뀌는 얼굴 종이컵 2

T5 창의+도전 자석을 이용한 상품 개발하기 자석을 이용한 상품 설계하기
자석으로 식기를 고정할 수 있는 

아기 식탁 의자
2

T6 창의 융합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자동차 

만들기

자석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 장

난감 만들기
막대자석 휴지심 자동차 2

T7 창의 융합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자석낚시, 자석 자동차 2

T8 창의 융합 활동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요
자석을 이용하여 장난감 만들기 축구 경기 장난감 2

Table 10. The comparison of convergence lesson in the ‘Use of Magnets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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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증진을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자석을 이용하여 만든 물체를 소개하는 교과서는 T1, T2, T4, T5, 

T6, T7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T2와 T6은 나침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역사와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는 T2, T6, 

T8이었으며, T3의 경우는 고무 자석의 특징을 소개하는 제재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학 읽기 자료는 글, 사진, 그림, 만화, 인포그래픽 등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T4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단원 

정리 활동 직전에 배치되어 있었다.

마. 단원 정리

단원 정리의 경우 단원 학습의 마무리 시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 확인하거나 평가하는 체제로서 Table 12와 같이 모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차시명은 ‘정리’, ‘매듭’, ‘마무리’라는 키워드를 활

용하여 다양하고 명명되고 있었으며, 2차시량을 배정한 T4를 제외한 

코드

단원 정리 차시

차시명 및 코너명
학습 내용

차시량 비고
[쪽] 과학 [쪽] 실험관찰

T1
자석의 이용을 

정리해 볼까요?

[2p] 인포그래픽으로 개념 정리, ‘스스로 확인하기’ 

제시

[4p] ‘단원 마무리’의 ‘생각그물’(붙

임딱지 활용)과 ‘확인 문제’
1

실험관찰에서 주로 

활동

T2 단원매듭짓기
[2p] ‘그림으로 정리하기’, ‘문제로 확인하기’, ‘과학 

글쓰기’, ‘도전! 창의 융합’
- 1 교과서에만 제시

T3
자석의 이용을 

정리해 볼까요

[2p] (학습 순서에 따른 플로우 차트로 제시), ‘배운 

것을 평가해볼까요’(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확인)

[4p] 과학의 정리 내용에서 빈칸, 붙

임딱지를 활용, ‘단원 마무리 

문제(글쓰기 카드를 사용하여 

생활 속 글쓰기 포함)

1 실험관찰에 기록

T4
생각 그물로 

단원 정리하기

[2p] ‘생각 그물로 단원 정리하기’, ‘스스로 확인하

기’(질문을 통한 학습 내용 확인)
[1.5p] ‘단원 마무리’(단원정리 문제) 2

교과서와 

실험관찰에 기록

T5
자석의 이용 

마무리하기

[2p] ‘한 번에 정리하기’(글과 그림으로 주요 학습 

내용을 요점 정리), ‘한눈에 보기’(그래픽을 이

용하여 개념 정리), ‘스스로 평가하기’(학습 내

용에 대한 자기 평가)

[4p] ‘스스로 정리하기’, ‘스스로 확

인하기’, ‘놀이로 마무리하기’

(○Ⅹ 미로찾기)

1
과학과 실험관찰 

연계 강조

T6
단원마무리 ‘자석의 

이용’을 정리해 봅시다

[2p] 글과 기존 사진을 활용하여 주요 내용 학습별 

정리, ‘스스로 확인하기’
[4p] ‘재미있는 퀴즈’, ‘확인 문제’ 1 실험관찰에 기록

T7

단원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스스로 확인하기

[4p] ‘스스로 정리하기’로 출발-도착 게임 형식으로 

표현(주요 개념 크기와 색으로 강조, 주요 학습 

내용별로 분류, 기존 사진과 붙임딱지 활용), 

‘스스로 확인하기’로 학습 문제, 과학 글쓰기, 

‘스스로 정리하기’ 구성

- 1 교과서에만 제시

T8 단원정리하기

[2p] 생각 그물 형식의 인포그래픽(붙임딱지 및 그리

기 활동), ‘이 단원에서 나는’으로 자기 평가 및 

친구 평가를 체크 

[2p] 정리 문제 제시, ‘이 단원에서 

나는’으로 글쓰기
1

교과서와 

실험관찰에 기록

Table 12. The comparison of unit wrapup of ‘Use of Magnetss’ in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코드
과학 읽기 자료

코너명 차시명 자료 내용 자료 표현

T1 과학 이야기 자석을 이용한 예술 작품 자석과 철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 소개
글

사진

T2
과학 더하기

과학과 역사
나침반과 지피에스(GPS) 나침반의 역사와 위성 지피에스 소개

글

인포그래픽

T3 과학과 생활 부드러운 고무로 자석을 어떻게 만들까 고무 자석에 대한 소개
글

만화

T4 과학으로 세상 읽기 자석으로 만든 편리함 자석을 이용하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생활용품 소개 인포그래픽

T5 과학이 만드는 세상 여러 가지 자석의 이용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석을 이용한 제품 소개
그림

사진

T6 과학 이야기 역사 세계를 연결한 나침반 나침반 사용의 역사와 이용 그림

T7 과학으로 만나는 세상 고속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수거하는 자석 차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철로 된 물체를 수거하는 자동

차 및 수거 과정 소개
인포그래픽

T8 신기한 과학 탐험 반가워요! 길버트 자석을 연구한 길버트 이야기 소개 만화

Table 11. The comparison of science reading materials in the ‘Use of Magnets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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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과학교과서가 단원 정리 체제에 1차시량을 배정하고 있었다. 

단원 정리 활동은 인포그래픽, 그래픽, 글, 그림 등을 활용하여 단

원에서 학습한 내용과 개념의 재확인과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T5, T7의 경우에는 흥미 요소를 추가

하기 위해 게임 방식을 활용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T2, T7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교과서는 단원 정리 체제에서 과학

과 실험관찰을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지면은 Table 12의 결과와 같은 교과서별 차이를 보였다.

각 교과서별 단원 정리 활동에 대한 항목별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

은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연구대상들은 학습한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이 크게 글, 그림, 사진, 인포그래픽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글과 

인포그래픽 방식은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림과 사진 방식의 경우에는 교과서마다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단원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수행 활동

은 크게 글, 그림, 붙임딱지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선택하기와 

선 긋기 방식을 사용한 T5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은 기존의 T1에

서 활용하고 있던 붙임딱지 표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과 그

림 표현 형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단원 학습 개념 평가는 크게 평가 문항의 유형을 선택형과 서답형

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세부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선택형과 서답형 문항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T5의 

경우 놀이 형식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 글쓰기는 T8을 제외

한 모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T1, T5, T6, T7, T8은 평가 

문항에 과학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T3은 단원 핵심 주제에 

대한 글쓰기와 생활 속 글쓰기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T4의 경우에는 과학 읽기 자료와 연계하여 과학 글쓰기를 제시한 

특징을 보였다.

8종의 교과서들은 단원 학습에 대한 가치⋅태도 평가를 동료 평가

를 제외한 자기 평가만을 선택하고 있었다. 자기 평가는 스스로의 

확인을 유도하거나 체크 표시를 수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T8

의 경우 자기 평가에 간단한 글쓰기 방식을 도입하고, T4는 학습 내용

의 복습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었다.

단원 정리를 위한 교과용 도서의 분량은 과학 교과서와 실험관찰을 

포함하여 2∼6쪽이었으며, T2와 T4의 경우에는 과학 교과서에만 단

원 정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바. 실험관찰

교과용 도서 중의 실험관찰은 과학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서 학습자

가 탐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뤄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탐구 결과를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일부 실험관찰의 경우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원 정리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항목 세부 항목
코드

비고
T1 T2 T3 T4 T5 T6 T7 T8

개념

정리

제시

글 ◯ ◯ ◯ ◯ ◯ ◯ ◯ ◯

차트는 인포그래픽에 포함함
그림 ◯ ◯ ◯

사진 ◯ ◯ ◯ ◯ ◯

인포그래픽* ◯ ◯ ◯ ◯ ◯ ◯ ◯ ◯

개념

정리

수행

글 ◯ ◯ ◯ ◯ ◯ ◯

T5: (기타) 선택하기, 선 긋기 유형 포함
그림 ◯ ◯ ◯ ◯

붙임딱지 ◯ ◯ ◯ ◯ ◯ ◯ ◯

기타 ◯

개념 평가

문항

선택형 ◯ ◯ ◯ ◯ ◯ ◯ ◯ ◯

T5: (기타) 놀이 형식(◯✕문제 길찾기) 평가서답형 ◯ ◯ ◯ ◯ ◯ ◯ ◯

기타 ◯

과학

글쓰기
◯ ◯ ◯ ◯ ◯ ◯ ◯

T1, T5, T6, T7, T8: 과학 글쓰기가 평가문항

에 포함됨

T3: ‘글쓰기’와 ‘생활 속 글쓰기’가 구분됨

T4: 과학 글쓰기를 과학 자료와 연계함

평가
자기

확인 ◯ ◯ ◯

T4: 학습한 내용을 교과서 다시 보기 활동으

로 복습함 

체크 ◯ ◯ ◯ ◯

글쓰기 ◯

복습** ◯

동료

분량

교과서 2 2 2 2 2 2 4 2

실험

관찰
4 0 4 1.5 4 4 0 2

T2, T7: 실험관찰에 단원 정리 없음

T4: 과학이야기 관련 글쓰기가 0.5p 차지함

 * 인포그래픽: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로 정보, 지식, 데이터를 명료화하거나 어려운 정보들을 빠르고 명확하게 통합하기 위해 의도된 그래픽적인 

시각 표상(Newsom & Haynes, 2007)

** 복습: 지난 단원 학습 내용과 개념을 되돌아봄

Table 13. The analysis of unit wrapup activities in the ‘Use of Magnet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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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체제 탐구활동 일부 모습

(자석 주변의 나침반 관찰 활동)
쪽수 비고

단원 탐구활동 (개)

T1

(탐구활동)

(창의융합)

단원마무리

(탐구활동)

(더) 생각해볼까요?

(8개)

14

T2

목차

(탐구활동)

도전! 창의융합

과학돋보기

탐구활동

이렇게 정리해요

(5개)

14

- 과학에서 탐구를 [해보기]

와 [탐구활동]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실험관찰에서

는 [탐구활동]만 기록하게 

구성됨

- 단원별 목차 제시

- 단원정리 없음

T3

(탐구활동)

창의 융합

(단원 정리)

단원 마무리 문제

탐구활동

되짚어보기

더 생각해보기

스스로 평가하기

(7개)

14

- 과학의 자석으로 나만의 

나침반 만들기 탐구활동

은 실험관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T4

(탐구활동)

함께하는 창의 활동

단원 마무리

탐구활동

생각 쑥쑥

스스로 평가하기

(7개)

12

T5

탐구활동

창의+도전

(단원정리)

탐구활동

생각 키우기

(7개)

14

T6

(탐구활동)

창의 융합

단원 마무리

탐구

생각더하기

되짚어보기

(7개)

14

T7
(탐구활동)

창의융합

탐구활동

스스로평가해요

(6개)

12 - 단원정리 없음

T8

(탐구활동)

창의 융합 활동

단원 정리하기

탐구활동

생각 쑥쑥

(8개)

12

Table 14. The comparison of Laboratory Observation books in the ‘Use of Magnetss’ unit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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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험관찰은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과 관련이 깊으며 연구

대상들의 실험관찰 내용은 자석 주변의 나침반 관찰 활동 활동을 예

시로 Table 14에 나타내었다. 대부분 교과서의 실험관찰 내용은 Table 

9에 제시된 탐구활동의 수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탐구관련 활동을 

해보기와 탐구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T2의 경우에는 5개의 탐구

활동만 실험관찰에 제시하고 있었으며. T3의 경우 ‘자석으로 나만의 

나침반 만들기 탐구활동’은 실험관찰에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

고 T2, T7을 제외한 모든 실험관찰에서 단원 정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실험관찰 기록 방식이 글, 그림, 붙임딱지를 주로 사용하는 

점에서 국정도서 T1과 검정도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Ⅳ. 결론 및 제언

교과서의 발행체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수

준 교육과정 수립 이후 최초의 초등과학 검정교과서의 출현은 초등과

학교육에서의 큰 변화임과 동시에 향후 초등과학교육의 향방을 결정

짓는 주요 갈림길로 주목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5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국정교과서와 7종의 검정교과서들을 

대상으로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를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교과서 발행을 위한 전환 취지를 반추하고,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출현될 초등과학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정제로서 최초 출현한 7종의 모든 교과서들의 단원 구성은 단원 

도입, 과학 탐구, 창의 융합, 단원 정리, 과학 읽기자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국정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동일한 구조이다. 

또한 ‘자석의 이용’이라는 단원명, 3학년 1학기에 단원이 배치된 점도 

모두 동일하였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외적 체제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초등 수학 과학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도 교과서 체제, 단원 명칭, 단원 분량, 단원 배열, 

단원별 특성 등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모든 검정 교과서들이 동일한 체제를 가진 획일적 현상은 검정심

사의 통과를 고려하여 이전 국정교과서와의 이질감을 최소화한 조치

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7종의 검정교과서의 ‘자석의 이용’ 단원의 체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일부의 차이점과 다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초등과학 교과서의 ‘자석의 이용’ 단원 세부 내용은 

각 출판사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석과 철 사이의 상호작용의 경우 독립된 차시로 구성하거나 다른 

내용들과 병합한 차시로 구성하는 등의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

다. 또한 자석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개념에 대한 학습은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학습 내용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

부, 자석이 일정한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학습을 위해 지구 자기장 

개념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등에 따라 각 교과서별 내적 체제

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자석의 이용’ 단원의 교육과

정 성취기준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진술하고 교육과정 성취기

준에 실제 구현될 학습 구조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각각의 검정교과서 특성이 일부 반영된 학습 요소 배치를 제외하면 

‘자석의 이용’ 단원 내의 전반적인 내외적 체제는 동일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기준과 탐구활동이 구현된 과학 탐구 차시에

서는 검정교과서들의 탐구활동 수준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였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3개의 탐구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탐구활동은 내용 

선정 및 조직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전 국정교과서의 탐구활동과 

거의 유사하였다. 동일한 교육과정 내의 국정교과서가 존재했던 상황

에서 획기적인 탐구활동의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심사 통과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내외적 체제의 동일성이 두드러짐에

도 불구하고 단원 도입 활동과 과학 읽기 자료에서는 각 교과서별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교육과정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 영역에서 검정교과서 개발진의 자율성이 발현된 것으로 검정교

과서들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문서로서의 

강제성을 가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는 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

과정 해설서가 사라지고 성취기준 달성을 위한 부차적인 내용이 교육

과정 문서로 일부 흡수됨으로서 교육과정에서 강제된 내용 범위가 

오히려 확장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검정교과서 개발진은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을 대부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전 국정교과서의 교육과정 해석을 따르

는 안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제에서 검정제로의 교과서 발행체제 변화는 다양성 추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하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첫 출현한 초등과학 검정교과서들은 이전 국

정교과서의 내외적 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초등과학 

검정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체제가 그대

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자석 단원의 내적 체제도 검정교과서간의 차

이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용도서의 발행체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전환한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동일한 교육

과정 바탕으로 이미 개발된 국정교과서의 존재, 검정심사의 통과, 현

장 채택 비율에 대한 염려와 교과서 개발 주체가 민간출판사로 이동

함에 따른 교과서 개발진 내의 편집진과 집필진의 역할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변화된 사회

는 교사의 수업 재구성 역량과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검정교과서의 출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최초 검정교과서들의 내외적 체제의 획일성은 초

등과학교육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검정제 대상의 교과서들이 국가의 편찬상 유의점에 근거하여 

큰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출판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

정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과학교육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 주체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검정교

과서들의 실제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추구

하는데 보다 부합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검정교과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과서 선정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위원회에서는 다양

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과

용도서 선정위원회에서 교수자 중심의 구성, 많은 선정 대상 및 짧은 

선정 기간, 도서 품질보다 출판사를 우선하는 경향 등은 검정제 변환

으로서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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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정도서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교과용도서 선정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과서 발행체제의 최초 전환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출현하는 

시점과 맞물려 교과서 개발에서부터 현장 과학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시행착오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해

석의 차이에서부터 다른 교과서 사용으로 비롯되는 학습 효과의 차이

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난관들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초등과학

교육에서는 검정교과서 출현이 선행되었던 중등과학이나 다른 교과

들의 연구를 고찰하여 다양한 교과서 출현에서 야기될 다각적인 시행

착오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1종의 국정교과서에서 7종의 검정교과

서들로 분화됨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례로 

단원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탐구 차시에서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탐구활동의 학습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부 

검정교과서에서 해보기와 탐구활동을 이원화함으로서 탐구활동의 과

도한 비중을 일부분 해소한 사례가 있었다.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는 교육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교육적 처치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교수⋅학습자료의 

다양성은 급변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학습자와 

다변화된 학습 환경 등에 유연한 대처를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검정

제를 통한 검정교과서 개발은 초등과학교육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회로서 다양한 검정교과서 개발

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고 새로운 교과서의 출현을 의미한다. 초등과학교

육에서는 교과서 발행체제가 검정제로 전환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현시점은 검정제

의 취지를 반추하고 검정교과서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양질의 초등과학 

교수⋅학습자료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자석의 이용’ 단원을 대상으로 최초 출현한 초등과학 

검정교과서의 내외적 체제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검정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모든 단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석의 이용’ 단원을 

대상으로 검정교과서별 외적 체제를 비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석

의 이용’ 단원에 대한 내적 체제 비교 결과로는 검정교과서들의 모든 

단원의 체제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향후 각 검정교과서들의 영역이나 단원별 비교 분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들의 학습 효과 차이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성과 

교과서 저작의 자율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초등과학 교과용도서의 발행체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

로 변환됨에 따라 최초 출현한 초등과학 검정교과서의 내외적 체제를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검정제의 취지를 2015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의 ‘자석의 이용’ 단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7종의 검정교

과서와 이전 국정교과서의 체제를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과학 교과서 자석 관련 단원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체제를 크게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로 구분하고 세부 분류 항목에 

따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단원의 외적 체제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단원 도입, 

과학 탐구, 창의 융합, 단원 정리, 과학 읽기자료로 구분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7종의 검정교과서의 ‘자석의 이용’ 단원 체제

의 경우에는 교과서 개발진의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에 따른 일부의 

차이점과 국정교과서에서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단원 도입 활동과 과학 읽기 자료와 같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 각 교과서별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났

으며, 기존의 국정교과서에서의 탐구활동의 획일적 운영에 대응하여 

탐구활동의 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한 의미 있는 변화도 발견되었다.

주제어 : 초등과학교육, 초등물리교육, 자석, 과학교과서, 검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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