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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 a microgenetic design, this study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classification strategy 
that appear in college students' classification activity. The 4 tasks were developed for classification activity; a shell as 
a familiar real things, an animal fossil as a unfamiliar real things, a snow flake as a familiar picture cards and galaxy 
as a unfamiliar picture card. Achieved study to 6 college students who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with subjects, subject's classification schema, investigator's observation of subject's activity, and videotaped 
that record subject's subject classification process over an extended period of 6 times. Result proved in this study is as 
following. In the 6 times of the data collection procedures, a strategy F identifying concrete attribution of classification 
objects and a more detailed strategy X3 combining qualitative, spatial and dimensional attribution were found and more 
frequently used in both groups of college students which reported a classification process and did not report the process. 
While discovery and absorption of both a concrete classification strategy and a detailed classification strategy were rapidly 
developed in the reporting group, they were gradually developed in the non-reporting group. In addition to this, as the 
data collection procedures were progressing, the college students were familiar with change factors of classification tasks 
and in the case of pictures the classification strategy showed more desirabl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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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분류능력의 배양은 과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기본 인 목표 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며, 과학 탐구과정 요소로서 매우 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다(AAAS, 1990; Kaur, 1973). 왜냐하면, 
학생들은 분류학습을 통하여 개념들 간의 복잡한 

차이를 간추리고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에 히 

처할 수 있고, 복잡한 인지 ․행동  노력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임인숙, 
1994; Millikan, 2000). 

지 까지 분류에 한 연구들은 부분 학생들의 

발달 수 에 기반하여 연령차를 강조하고, 상의 

수나 조건, 속성의 수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부

분이었다(최 동 등, 2005; Ausubel, 1968; Bruner et 
al., 1967; Gagné, 1977; Lovell, 1971; Inhelder & 
Piaget, 1964; Sokal, 1980; Sutherland, 1992; Vygotski, 
1987). 이들은 횡단 ․종단  연구 방법을 취하여 

다양한 연령에서 분류 략의 양 , 질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근은 

Piaget가 제시한 통 인 단계  발달 모델이나 

Flavell이 제시한 안  발달 모형에 근거한 것이므

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Bjorklund, 2005; Siegl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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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단선 으로 악하여, 학생들이 갖는 개념  장애물

이나 원인  변인, 분류 변화의 경로, 속도 등에 

한 폭넓은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단 을 가

지고 있다. 학습에서 일어나는 발달  변화는 본질

으로 무 빠르게 일어나고 복잡하며(Siegler & 
Chen, 1998), 연구자들이 떠올리는 것처럼 직 , 
논리  경로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횡단

․종단  연구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학생

들의 분류 학습 과정과 그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

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연구로서 한계를 갖는다

(Kuhn, 1995; Schauble, 1996; Siegler & Stern, 1998). 
이러한 한계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두 가

지 연구 방법론이 인지  변화를 연구하기 해 제

안되고 있다. 하나는 략 사용에 한 언어보고의 

타당성이다. 과거에는 인지  활동의 언어보고는 회

의 으로 여겨졌다(최 동, 2008). 그러나 최근의 연

구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어떤 차  문제를 해결

하면서 즉각 으로 하는 언어보고가 내용을 정확하

게 기술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해결 시간과 오류 측

정에서 집 되어 이루어진 증거를 살펴보면, 략 

사용에 한 언어보고의 타당성이 있다(Ericsson & 
Simon, 1993). 

다른 하나는 인지  변화를 연구하는 미시발생  

연구 방법의 사용이다. 미시발생  연구 방법은 미

세한 유형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

으로 인지  변화에 한 단계  이해를 해 필수

이라고 여겨진다(Siegler & Crowley, 1991). 미시발

생  연구 방법은 특정 변인의 발달과 직 으로 

련된 경험을 집 으로 제공하고, 도 높은 

찰을 실시하여 장기간에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과 

양상을 비교  단기간에 밝 내는 연구 방법일 뿐

만 아니라 양 , 질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Siegler & Chen, 1998; Siegler & Crowley, 
1991). 이처럼 반복 시도 략을 사용하는 미시발생

 연구 방법은 변화를 이해하기 해 필요한 데이

터를 미세한 유형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미시발생  

연구 방법은 인지  성장을 특징지을 수 있고 빠른 

사고의 이동을 추 할 수 있다. 미시발생  연구 방

법은 빠른 분류 과정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으로써, 분류 학습에 한 다섯 가지 변화를 살펴보

는데 유용하다. 즉, 변화(change)의 경로(path), 비율

(rate), 폭(breadth), 변산성(variability), 그리고 근원

(sources)을 조명할 수 있다(Siegler, 1995, 2006). 변화

의 경로는 어떠한 략을 학생들이 획득할 때의 문

제 해결 근 는 연속 인 진행 과정이다. 변화율

은 어떤 인지  략 변화의 타고난 진성과 비약

성에 련된다. 즉, 학생들이 처음 새로운 략을 사

용하기 의 시간․경험의 양 는 새로운 략을 

일 되게 사용하는 시간․경험의 양이다. 변화의 폭

은 략의 일반화 정도 는 수행에서의 변화와 

련된다. 변화의 변산성은 략 변화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한 정 한 기술이다. 변화의 근원은 인

지  략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요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어보고를 포함하는 미시발생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분류 략이 변

화해 가는 경로, 비율, 폭, 변산성, 그리고 근원을 알

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 을 달성

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경로는 어떠

한가?
둘째,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비율은 어떠

한가?
셋째,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폭은 어떠한

가?
넷째, 학생들의 분류 략 변산성은 어떠한가?
다섯째,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근원은 어

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상은 부권 소재 교원양성 학교 4학년 

6명이다. 이들은 모두 연구자가 연구 목 을 설명하

을 때,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지원자들이었다. 
한 이들은 모두 등교육을 공하는 학생들이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그들이 인지발달 단계의 완성 단계에 있으므

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말

과 로 잘 표 하여 귀납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van Someren et al., 1994).
연구에서 이루어진 1회기 분류 결과를 토 로 각 

집단의 출발 이 비슷한 수 으로 분류 과정을 보

고하는 집단(집단 Y)과 그 지 않은 집단(집단 N)으
로 임의 배정하 으며, 각각의 집단은 남 1, 여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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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생 연구 상자의 기  자료

학년 집단 이  름 성별   공

4 Y
서○○

최○○

유○○

여

남

여

등교육

등교육

등교육

N
안○○

이○○

송○○

여

남

여

등교육

등교육

등교육

*집단 Y = 분류 과정 보고함,  집단 N = 분류 과정 보고 안함.

표 2. 회기별 제시되는 과제의 조건

   상
회       기

1 2 3 4 5 6

집 단 1
집 단 2

CE, CT
CE, CT

 CTY
CT

 CTY
CT

 CTY
CT

 CTY
CT

 CTY
CT

*CE = 분류 교육, CT = 분류과제(4가지), Y = 분류 과정 보고.

표 3. 회기별 과제 제시 순서

집  단
회       기

1 2 3 4 5 6

1/3
1/3
1/3

조 → 화 →  → 은

은 →  → 조 → 화

화 → 은 →  → 조

‘화’ 먼
‘ ’ 먼
‘은’ 먼

‘ ’ 먼
‘조’ 먼
‘ ’ 먼

‘은’ 먼
‘화’ 먼
‘조’ 먼

‘조’ 먼
‘은’ 먼
‘화’ 먼

‘화’ 먼
‘ ’ 먼
‘은’ 먼

* 조 = 조개 분류, 화 = 화석 분류,  = 결정 분류, 은 = 은하 분류.

구성되었다(표 1). 

2. 연구 절차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분류하기 해 1주일 

간격으로 5회기의 활동을 하 고, 마지막 6회기는 2
달 후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총 24차례의 

분류를 하 다. 각 회기에 제시되는 과제의 조건은 

표 2와 같다. 
과제를 투입하기 , 학생들에게 분류 체계를 완

성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기 해 ESS (1974)에서 

발췌하여 만든 분류과제를 Kaur (1973)가 사용한 

CST (Classification Skills Test)와 Ostlund (1992)의 과

학 분류 체계에 맞게 2분법으로 분류하는 교육을 약 

20분간 실시하 다. 2분 분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3
분 분류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

만, 2분 분류로 하는 것이 더 이 이 많다는 Howe와 

Jones (1993)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각 집단은 1/3씩 나 어, 과제 수행 순서를 달리

하 고, 순환 으로 사용하 다. 이러한 내용은 표 

3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이는 과제의 학습효과나 이

차 평가에 한 분석의 오류를 일 수 있는 방법이

다(Lohse, 1994).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학교의 특수 교실을 이

용하여 진행하 다. 그 교실은 학생들이 활동 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일반 교실과 분

리된 곳이다. 학생들이 분류 활동을 하며 분류 도식

을 완성하는 동안, 학생들의 활동은 모두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비디오로 녹화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활

동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함이다.

3. 과  제

학생들의 분류 략을 분석하기 한 도구를 

개발하기 하여 분류 략에 한 문헌을 고찰하

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개발된 분류 과제는 조개

껍데기, 동물 화석, 결정, 은하이다. 이후로는 조

개, 화석, 결정, 은하로 칭한다. 
이들 과제는 유목화, 범주화, 분류 등의 선행연구

들을 참고하여 분류 상이 실물과 사진, 그리고 각

각의 친숙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이신

정, 2002; 용과 이태연, 1996; Diesendruck et al., 
2003; Jaschek & Jaschek, 1987; Smith & Medin, 1981)
를 바탕으로 두 요인을 조합하여 완성되었다. 즉, 조
개와 화석 분류 과제는 실물 자료이고, 결정과 은

하 분류 과제는 사진 자료이며, 조개와 결정은 상

으로 친숙한 과제이며, 화석과 은하 분류 과제

는 상 으로 생소한 과제이다. 
과제의 친숙도는 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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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제의 상  친숙도

  상
과    제

n 조개  화석 결정  은하

학생 20 100 : 0 70 : 30

표 5. 과제 요약

분류 과제      시 특     징

조  개

    

실물 과제 : 구체  특성 악 가능, 친숙한 

과제

화  석

    

실물 과제 : 구체  특성 악 가능, 생소한 

과제

결정
사진 과제 : 한정된 특성만 악 가능, 친숙

한 과제

은  하
사진 과제 : 한정된 특성만 악 가능, 생소

한 과제

로, 조개  화석, 그리고 결정  은하 분류 과제

에 하여, 본 연구 상자들과 같은 수 의 학생

들을 상으로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설문 조사하

여 친숙도로 정의하 다(표 4). 
각각의 과제들은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각 과제별 특징과 시

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 표 5이다. 각 항목을 11개로 

구성한 이유는 등학교 학년의 분류 과제의 항

목 수는 약 10~12개가 당하다는 선행연구에 따른 

것이다(최 동 등, 2005; Howe & Jones, 1993). 
조개와 화석 과제는 각 항목을 구별하기 한 고

유 문자를 붙여서 피험자들에게 실물로 제시하 고,  
결정과 은하 과제는 각 항목을 구별하기 한 고

유 문자가 왼쪽 상단에 있고, 낱개로 비닐 코 하여 

피험자들에게 제시되었다. 결정 과제의 크기는 4 
cm×4 cm이고, 은하 과제의 크기는 4 cm×3 cm이다. 
각 과제의 크기는 시각 으로 보기 편하고, 4  도

화지 내에서 쉽게 이동조작이 가능하도록 고안하

다. 이는 피험자가 분류활동에만 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함이다(최 동 등, 2005, 2006). 

4.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비디오 녹화, 면담, 장 찰 기록지 

등의 자료 삼각측정법(Cohen & Manion, 1985)을 이

용하 다. 즉, 피험자의 과제 수행과정을 녹화한 비

디오테이 , 피험자의 분류 도식이 기록된 분류 기

록지, 연구자의 피험자 행동 찰, 피험자와의 면담 

내용을 서로 비교하 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에는 

피험자의 활동, 피험자의 언어 ․비언어  행동, 
피험자의 분류 결과, 연구자와의 면담 내용이 기록

되었다. 

5. 자료 분석

1) 전사

사는 구간을 언어  활동, 행동 내용, 시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학생 피험자들의 말은 서술

으로 표 되어 있으며, 이를 문장 단 로 구분하

다. 그들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는 에 표시되었다. 
각각의 사 자료들은 정확성을 해 신뢰도가 

95% 이상으로 일치할 때까지 최소한 3회 이상 연구

자가 직  실시하 다. 여기서 신뢰도가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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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류 략의 코딩틀

분류 략 세부 략 정     의

략 F

F0
F1
F2
F3

세부특징만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략

세부특징과 양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세부특징과 공간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세부특징, 양  속성, 그리고 공간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략 R

R0
R1
R2
R3

무선 역만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략

무선 역과 양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무선 역과 공간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무선 역, 양  속성, 그리고 공간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략 A

A0
A1
A2
A3

추상  이미지로 변환된 것만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략

추상  이미지와 양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추상  이미지와 공간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추상  이미지, 양  속성, 그리고 공간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

략 S

S0
S1
S2
S3

2차  속성만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략(다른 질  속성과 결합 가능)
2차  속성과 양  속성만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다른 질  속성과 결합 가능)
2차  속성과 공간 속성만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다른 질  속성과 결합 가능)
2차  속성, 양  속성, 그리고 공간 속성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략(다른 질  속성과 결합 가능)

략 K 분류 상이 가진 내부 속성 이외의 련지식을 표상하여 분류하는 략

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매회 사한 내용에서 수정

한 내용이 체 분량  5% 이하가 될 때까지 실시

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비율은 체 에서 수

정한 의 수를 뜻한다.

2) 자료들의 통합

매 회기 분의 비디오 사본과 장 찰 기록지, 
분류 기록지의 분류 도식, 그리고 면담 자료의 결과

는 하나의 자료로 통합되었다. 통합은 분류 기록지

를 기본으로 하고 장 찰 기록 결과와 면담 자료

를 한 치에 배치하 다. 

3) 코딩

연구자는 양일호와 최 동(2008)의 연구를 바탕

으로 분류 략의 코딩틀을 개발하여 피험자의 분

류 도식을 심으로 통합한 자료를 코딩하 다. 개
발된 분류 략의 코딩틀은 표 6과 같다. 

코딩은 연구자와 이 연구의 목 을 잘 이해하는 

과학교육 문가 1인이 함께 하 다. 코딩 작업에 

참여한 과학교육 문가는 이 연구의 코딩틀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코드에 한 정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분석자간 신뢰

도는 Kappa법(성태재, 2005; 조은미, 2005; van 
Someren et al., 1994)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Kappa
법은 로토콜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써 일치하는 코드들의 상 인 비율로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분류 전략 변화의 경로

분류 략 변화의 경로를 살펴 볼 수 있는 한 가

지 방법은 분류 과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략의 빈도가 여러 회기에 걸쳐 어떻게 진행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 이러한 다양한 략의 빈

도 변화 추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략으

로 나아가는 방향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의 학생들의 회기별 략 사용 변화는 

실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두 집단의 빈도 변화

율을 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 다. 그림 1에서 아

래쪽에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검은 색에서 밝

은 색의 차원으로 갈수록 구체  속성을 악하는 

략에서 추상  속성을 악하고, 그리고 2차 속성

을 악하는 략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략 K의 

경우 맨 에 치하므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

장 검은 색으로 표시하 다. 이러한 표상  형식은 

쉽게 데이터의 유형으로 보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상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에 나타난 학생들의 회기별 략 사용 

변화에서 일반  경향을 찾아보았다. 먼  1회기에

서, 두 집단의 모든 학생들은 사  검사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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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기별 분류 략의 사용

표 7. 1회기에 나타난 분류 략별 Mann-Whitney 검증(n = 12)

분류 략 집단 Y 평균 순 집단 N 평균 순 Mann-Whitney 의 U Wilcoxon의 W p-value

F
R
A
S
K

12.75
11.54
10.83
12.92
13.00

12.25
13.46
14.17
12.08
12.00

69.00
60.50
52.00
67.00
66.00

147.00
138.50
130.00
145.00
144.00

0.86
0.50
0.18
0.77
0.54

* 사례 수(n) = 학생의 수(3) × 과제의 수(4), *p<0.05.

지로 처음 분류 과제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도 

략 A와 략 S에 차이가 있을 뿐, 체 5가지 분

류 략의 사용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순서의 비례 

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1회기에서의 두 집

단의 유사성은 2회기부터 큰 폭으로 변화를 나타낸

다. 이러한 변화의 경로는 략 F는 증가하며, 략 

R은 감소하고 있다. 한 략 A와 략 S는 뚜렷

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략 K는 큰 변화

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제 구체 으로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경로를 찾아보자. 먼  1회기에서 두 집단이 행한 

결과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단하기 해, 
학생들의 분류 략별 Mann-Whitney 검증을 실시하

다(표 7).
표 7은 1회기에 나타난 학생 집단 Y와 집단 N

의 분류 략별 사용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

한가를 검증한 것이다. 이 값을 정규분포에 근사

으로 근시켜 계산한 결과 양측 검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즉, 집단 

Y와 집단 N의 학생들이 1회기에서 사용한 각 분

류 략은 유사하다고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 3, 4회기를 거치는 동안, 두 집단의 

학생들은 거의 유사한 진행 방향을 나타냈다. 즉, 
략 F가 차 늘어나고, 략 R은 진 으로 어

들고 있으며, 략 A는 크게 어들고, 략 S도 

어들고 있다. 략 K는 매우 국소 으로 사용되었

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한 이러한 경향

은 분류 과정을 보고한 집단에서 더 빨리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표 8

에서 알아보았다. 
표 8의 략 F에 한 1회기와 회기별 응은 4

회기 이후부터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는 것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4개의 과

제에서 사용한 분류 략의 1회기와 회기별 략 F
와 략 A의 변화는 발 인 변화의 경로를 추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 즉, 학생들이 이

미 가지고 있었지만, 분류를 계속할수록  략 

F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 략 A를 게 사용한다

는 것은 분류 략이 향상됨에 따라 분류 상을 추

상 인 이미지로 변환하기보다 분류 상의 세부특

징을 악하며 분류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 략 F의 향상과 략 A의 

퇴보이다. 비록 5, 6회기에서는 략 F가 4회기보다 

어들었지만, 반복 시도를 통한 미시발생 인 연구 

방법을 수행한 선행 연구들은 회기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발견과 설명 등 깨달음을 가진다고 보고하

고 있기 때문이다(Kuhn et al., 1995; Siegler, 1988; 
Siegler & Engle, 1994; Siegler & Stern, 1998). 따라서 

두 집단 모두에서 회기가 진행할수록 나타나는 

략 F의 향상과 략 A의 퇴보라는 경향성은 략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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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류 략 F와 A에 한 1회기와 회기별 응표(n=24)

분류 략 (I)회기 (J)회기 평균차(I-J) p-value

F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0.63
-0.96

-1.50*
-1.21*
-1.13

0.30
0.11
0.01
0.48
0.64

A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0.21
0.29

0.49*
0.42*
0.50*

0.32
0.17
0.03
0.05
0.02

* 사례 수(n) = 학생의 수(6) × 과제의 수(4),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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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회기별 세부 분류 략의 사용

가 다른 략보다 분류 활동에서 우수한 략이며 

략 A는 열등한 략이라는 사실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5회기 이후 발 된 략으로 진행하던 상

황이 두 집단 모두에서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집단 Y의 경우 략 S가 략 R을 신할 정도로 

그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60% 이상 

높게 이루어지던 략 F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양

상이 나타난다. 한 집단 N의 경우도 략 F가 소

폭 하락하고, 략 S와 략 R이 소폭 증가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6회기까지 발 인 략 사용이 지속되는 된다

는 것은 특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1
회기부터 5회기와 달리 6회기는 두 달 후에 진행되

었기 때문이다. 6회기에서 학생들은 발 된 분류 

략이라고 여겨지는 략 F를 4회기처럼 많이 사

용하지는 못하 지만, 처음 분류 과제를 했던 1회
기보다 두 집단 모두 많이 사용하 다. 

집단 Y가 집단 N과 비교하여 더 많이 략 F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략 A가 더 많이 쇠퇴하고 있

다는 은 요하다. 그것은 분류 과정 보고의 유, 
무에 따라 발 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 활동 보고를 한 집단(집단 Y)의 

학생들은 활동 보고를 하지 않은 집단(집단 N)보다 

훨씬 높은 략 F를 사용했다. 두 집단 모두 4회기

에서 가장 자주 략 F를 선택하 다. 두 집단의 차

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회기는 6회기로, 2달 동안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기보다 그 격

차는 훨씬 많이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반복되는 과제의 분류하는 것은 분류 략의 

정 인 향상을 가져오며, 분류 활동 보고를 통하여 

장기간 분류 략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분류 략에서 략 F가 다른 략

들보다 우월한 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얻었다. 그 다면 세부 략에서 학생들은 어떤 

략을 더 효과 인 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형 인 규칙학습 실험에서 발견되어진 사실은 속

성의 연결 구조에 따라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분류 

략을 실행하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에 나타난 학생들의 회기별 세부 략의 

사용에서, 학생들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복잡

한 속성들의 결합인 세 가지 속성의 결합을 나타내

는 략 X3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발 으로 나타

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  사례들은 분류 과정

을 보고한 집단(집단 Y)에서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집단 N)보다 더욱 향상되어 나타나는 모

습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 N에서는 략 X3이 진 으로 향상되다가 

3회기를 기 으로 다시 감소하고, 6회기에서 다시 

향상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략 F2와 략 

F1은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략 F2는 비교  

일정한 수 을 유지하다가 4회기에 감소하며, 5회기

에 다시 늘어나고, 6회기에서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략 F1은 1회기보다 2회기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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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고, 3회기부터 진 으로 늘어나지만, 6회기는 

다시 1회기의 수 으로 돌아갔다. 체 으로 회기

가 진행되어 갈수록 세부 략 X3, X2, X1을 합한 

폭은 진 인 향상으로 나타났다.
집단 Y에서는 략 X3의 두드러진 향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5회기에 다소 어들지만, 6회
기에 다시 4회기 수 을 회복하 다. 략 X2와 

략 X1을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략 X2는 3회
기와 5회기에 크게 늘어나있지만, 4회기에 폭 감

소되어 나타났다. 략 X1은 2회기에 증가하 으나 

다른 회기에서는 체로 1회기보다 감소되어 나타

났다. 그러나 체 으로 회기가 진행되어 갈수록 

보다 정교한 략 X3, X2, X1을 합한 폭은 진 인 

향상으로 나타났다.
비록 분류 략에서와 같이 세부 분류 략에서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

만, 두 집단이 나타내는 세부 략 X3의 향상과 X0
의 감소는 변화는 략 X3이 다른 략들보다 우수

한 략이며, 략 X0은 열등한 략이라는 것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속성 결

합 략보다 복잡한 속성 결합 략이 더 우수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략 X1과 X2를 합한 값은 일정 수 을 유지하

고 있는데, 이는 두 략이 X0과 X3의 가운데 치

하여 충 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측면은 집단 Y의 3회기에서 두 략

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후, 회기 4에서 격히 략 

X3이 증가한 것으로 증명된다. 한, 두 집단 모두

에서 략 X2가 략 X1보다 진 인 향상으로 나

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략 X3, 략 X2, 략 X1, 
략 X0의 순서로 우수하며, 우수한 방향으로 변화

의 경로를 갖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

이 회기가 지날수록 분류 상이 갖는 단일 질  속

성보다는 질  속성과 양  속성, 공간  속성들을 

결합하는 략을 습득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Amsterlaw와 Wellman (2004)과 Flynn 등(2004), 

Miller와 Aloise-Young (1995)에 의한 연구에서는 연

구의 말기에 빈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여
러 가지 근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분

류 략 F가 기에 발견되고 4회기까지 진 으

로 향상되었고, 5회기부터는 다소 침체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이 연구에서는 동일 과제가 반복

으로 6회기까지 실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소 흥미가 반감된 향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2. 분류 전략의 변화율

학생들은 발 된 략이라고 단되는 략 F
와 략 X3을 발견하고 사용하지만, 다른 략들도 

병행하여 사용한다. 그들은 진 으로 략 F와 

략 X3을 많이 사용할 뿐이다. 기 한 것처럼, 반복

으로 분류 과제를 행한 두 집단은 분류 략의 향

상을 가져왔고, 략의 변화율은 분류 과정을 보고

한 집단에서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빨랐고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1에 나타난 학생들의 회기별 략 사용 

변화에서 보는 것처럼, 분류 과정을 보고한 집단에

서는 4회기에는 체 략 사용양의 60%가 넘을 정

도로 략 F를 사용하 으며, 상 으로 약한 략 

A와 략 S는 큰 폭으로 어들었다. 이러한 분류 

략의 변화는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던 집단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들의 사용률은 45%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1회기에서 40%를 넘지 못했

던 것에 비하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더욱 고무 인 것은 6회기에서

도 일정한 변화율이 반 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집단 Y에서는 5회기보다도 6회기에서 략 A의 사

용률이 늘어났으며, 그 사용률은 60%에 가까웠다. 
집단 N에서는 략 F의 사용률이 3회기의 수 에 

그치고 있지만, 비효과 인 략인 략 S와 A가 1
회기와 비교해서 크게 어든 양상을 나타낸다(그
림 2).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류 활동에서 반복 인 

과제 제시와 분류 과정에 한 보고하는 과정은 효

과 인 분류 략을 활성화시키고, 비효과 인 분류 

략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그림 3에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상 으로 우

월한 략으로 선택한 략 F의 두 집단에서 나타나

는 향상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처음 회기보다 나  

회기로 갈수록 략 F는 진 으로 향상되어 나타

나는데, 집단 Y가 집단 N보다 그 향상이 더 크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상은 회기 4에서 최

가 되고 있으며, 회기 5에서 소폭 하향하는 공통

을 드러낸다. 그러나 6회기에서는 분류 과정을 보

고하 던 집단 Y는 우월한 략이 다시 향상되어 

나타난 반면,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던 집단 N
은  하향 추세를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대학생이 과학 관련 과제에서 사용한 분류 전략의 미시발생적 분석 159

0

5

10

15

20

25

1 2 3 4 5 6

회기

전
략

 F
 (
%
)

집단 N 집단 N

그림 3. 회기별 분류 략 F의 향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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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회기별 분류 략 X3의 향상 정도

설명한 것과 같이 분류 과정을 보고하 을 때, 보다 

효과 인 분류 략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그림 4에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상 으로 우

월하게 사용한 략 X3의 두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

는 향상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 변화율은 집단 Y
에서는 4회기에서 최 가 되고, 집단 N에서는 4회
기에서 최 가 된다. 특히 집단 Y는 항상 그 변화율

이 집단 N보다 향상되어 나타난다. 그만큼 분류 과

정을 보고하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분류 

략이 향상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 4, 5, 6회기

에는 그 변화율의 차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향

상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류 과정

을 보고하 을 때, 보다 효과 인 분류 략을 습득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변화율에 한 개념은 2가지 유형으로 나 어서 

생각될 수 있다. 즉, 처음 새로운 근이 처음 사용

되기 이 의 시간․경험의 양(발견률)과 새로운 

근이 격히 많이 나타나기 이 의 시간․경험의 

양(흡수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Siegler, 2006).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새로운 근에 한 발견

률은 기의 발견률 이상으로 다음 회기동안 흡수

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

류 과정을 보고한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이는 실험  조건의 차이가 변화의 발견율과 흡

수율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Opfer & Siegler, 2004).
Svetina(2002)의 매트릭스 완성 과제에서, 아동들

은 새로운 략을 발견하기 해 평균 으로 50번
의 시도가 요구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아주 빠른 시기에 새로운 략을 발견하 고, 새로

운 략 사용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분류 전략의 변화 폭

분류 략 변화의 폭은 과제의 맥락에서 어떤 한 

가지 과제의 수행에서 획득한 우월한 략이 다른 

과제에도 반 되는가를 확인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을 확인하는 것은 학습 활동에서 략의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  실물 과제로서 친숙성에 차이를 갖는 조개 

과제와 화석 과제를 비교해보았다.
그림 5에는 학생들의 조개 과제와 화석 과제에

서 나타난 분류 략의 변화가 집단별로 나타나 있

다. 조개 과제에서, 집단 N에서는 우월한 략 F가 

진 으로 향상되다가 5회기부터는 다소 약해지는 

양상을 드러내고, 집단 Y에서는 2회기에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다시 5회기에서 큰 폭의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두 집단은 2달 후에 

진행된 6회기에서 감소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집단 N에서의 변화는 완만하고, 집단 Y에서의 

변화는 상 으로 가 르다. 그러나 두 집단은 일

반 으로 조개 과제에서 략 F의 정 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개 과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 인 략 F

의 향상이 화석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되는지

를 알아보기 해 그림 5 오른쪽의 화석 과제에서 

나타난 분류 략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집단 N에서는 우월한 략 F가 진 으로 향상

되다가 5회기부터는 다소 약해지는 양상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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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회기별 조개와 화석 과제에서 나타난 분류 략

고, 집단 Y에서는 2회기에서 하락을 나타내고,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 N
에서의 변화는 조개 과제와 유사한 진행을 나타내

지만, 집단 Y에서의 변화는 조개 과제와 많은 차이

를 드러낸다. 한, 두 집단은 조개 과제에서 6회기

에 감소 상이 뚜렷하 지만, 화석 과제에서는 일

정 부분 변화가 유지된 상태를 보여 다. 이러한 화

석분류 과제에서 나타나는 조개 과제와의 차이 은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 N의 경우 오히려 

자연스러운 학습과 발 이 반 되었다고 볼 수 있

으며, 반 로 분류 과정을 보고한 집단 Y의 경우는 

학습 조건이 실험 으로 갖추어져 나타났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정 과제와 은하 과제의 분류 략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그림 6에는 학생의 결정 과제와 은하 과제에

서 나타난 분류 략의 변화가 집단별로 나타나 있

다. 먼  결정 과제에서 집단 N을 살펴보면, 우월

한 략 F가 2회기에서 격하게 상승하고, 다시 한 

번 4회기에서 큰 폭의 향상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5
회기와 6회기에서는 일정 수 의 향상된 상태를 지

속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집단 Y를 살펴보면, 략 

F가 2회기부터 격하게 상승하여 4회기에 최 가 

되었다가, 5회기에 소폭 하락하며, 6회기에는 다시 

크게 증가하여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은 1회기와 

비교하여 다른 회기는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 과제에서의 략 변화의 양상은 조

개 과제와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 
은하 과제에서, 집단 N에서는 우월한 략 F가 2

회기에 소폭 하락하 다가 진 으로 향상되어 5
회기에서 최 가 된다. 집단 Y에서는 진 으로 

향상하다가, 5회기에서 소폭 어드는 양상을 나타

낸다. 집단 N에서의 변화는 결정 과제에서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집단 Y에서의 변화는 결

정 과제보다 완만한 진 이 나타내는 차이를 드러

낸다. 한, 은하 과제에서 두 집단은 모두 6회기에 

략 F의 감소 상이 나타났다. 
네 가지 과제에서 나타나는 분류 략의 변화 양

상을 분석해보면, 집단 N에서는 완만한 변화를 보

이고, 집단 Y에서는 조개 과제와 결정 과제에서 

큰 폭의 변화를 특징 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집단 N에서의 변화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반복 학

습의 자연스러운 발 과 향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

으며, 집단 Y에서 나타나는 과제 간 차이 은 과제

의 친숙성이라는 과제 특성이 반 된 결과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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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기별 결정과 은하 과제에서 나타난 분류 략

수 있다. 학생들의 분류 학습에서 변화의 폭은 다

른 과제에도 이되어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한 가지 분류 과제에서 발 된 략

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과제에도 

용할 수 있는 분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분류 전략의 변산성

미시발생  연구에 의하여 드러난 단일 심 

상에서 가장 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학습의 

변산성을 확인한 것이다(Coyle, 2001; Granott, 2002; 
Kuhn, 1995; Lee & Karmiloff-Smith, 2002; Siegler & 
Crowley, 1991). 지 까지 연구 상자들이 가진 이

러한 변산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 않았다. 그러

나 미시발생  연구 방법에서는 반복 시도에 한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변산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내에서의 변화와 학생 사이에

서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 분류 략의 변산성을 

알아보았다. 
그림 7에는 연구에 참가한 학생의 분류 략의 

변화가 회기별로 나타나 있다. 이를 개인별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  안○○는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던 집

단에 속해 있었으며, 그녀의 분류 략 F의 변화는 

완만한 향상을 드러낸다. 비록 5, 6 회기에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이 5회기에서의 감소 상은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집단 N의 일반 인 경향

성과 동일한 것으로, 안○○는 회기 내에서 완만한 

분류 략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략 S의 경우는 체 회기를 통하여 일정 수

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도 자신의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던 집단에 속해 있었으며, 그녀의 분류 략은 

안○○의 략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나타낸다. 회
기를 거치면서, 략 F의 변화는 크게 상승하여 나

타나고, 2달 후에 진행된 6회기에서도 구체  략 

F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 으로 략 R과 략 A
는 크게 어들고 있으며, 1회기와 3회기에서는 

략 K도 사용하 다. 한, 략 S의 경우는 안○○

와 마찬가지로 체 회기를 통하여 일정 수 을 유

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회기 내에서 다소 진 인 분류 략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산성

은 학습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6회기에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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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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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그림 7. 회기별 분류 략의 변화 

 략이 어들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학습이 이

루어진 증거이다. 
이어서 송○○ 학생의 분류 략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송○○도 자신의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던 집단에 속해 있었다. 송○○의 분류 략 변

화를 살펴보면, 구체  략 F가 완만한 상승을 나

타내다가, 5회기부터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6회기에서 나타나는 

략 F는 1회기 때보다도 더 낮은 사용 정도를 보여

다. 한, 략 R보다 다소 덜 구체  략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략 A가 3회기까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6회기에 다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략 변화는 같은 집단에 속하 던 앞서의 

두 학생이 크게 다르며, 이것은 분류 학습에서의 

개인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류 과정을 보고 하 던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 , 서○○의 회기별 분류 략 변화에서 크게 

에 띄는 것은 2회기와 4회기에서 구체  략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략 F의 커다란 향상이다. 한 

략 K가 1, 2회기에서 있었다가 3회기부터 사라진 

것과 략 S가 4회기에 큰 폭으로 어들었다가 5회
기에서 다른 략을 체하면서 아주 큰 폭으로 다

시 나타났다. 한 5, 6회기에서는 략 A가  

사용되지 않았다.
서○○의 략 변화의 변산성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산성에는 분류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는 심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변
산성은 불안정한 학습 활동의 신호로 평가 받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의 활성화는 학습의 가능성으로 

평가되고 있다(Stokes, 1995). 
다음으로 서○○와 같은 집단 Y에 속하 던 최○

○의 분류 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은 서○

○와 달리 구체  략 F가 완만한 상승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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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략 R의 경우에는 2회기에 큰 폭으로 

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략 A는 

 사용되지 않다가 5회기에 갑자기 나타나며, 
략 S가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5회기에 다시 늘어나

는 양상을 나타낸다. 6회기에서는 일정 수 의 구체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의 분

류 략 변화는 집단 N의 학생들보다는 진 이지

만, 서○○의 변산성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7에 나타난 유○○의 분류 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유○○는 다른 학생들보다 1
회기부터 략 F를 많이 사용하 으며, 회기가 지날

수록 상승하 고, 6회기까지 상당히 높은 수 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일정 수 으로 

매 회기마다 략 K를 사용하고 있었고, 1회기에 나

타났던 략 A는 다른 회기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략 S의 경우도 1회기에 비해서 다른 회기에서 사

용하는 정도가 극히 낮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토 로, 학생들이 지향하는 분

류 략을 F, R, A의 순서로 나타낸다면, 유○○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 의 분류 략을 보유하고 있

으며, 그러한 능력은 회기를 거치면서 더욱 견고하

게 다져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는 체 으

로 완만한 분류 략 변화를 나타났고, 그것은 기

에 유○○가 가졌던 안정 인 분류 략에 기반한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변산성은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 사람 내

에서 같은 시간에, 는 동일한 문제 해결과 심지어 

단일 시도에서 개인의 행동 내에서도 나타난다는 

Siegler(2006)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5. 분류 전략 변화의 근원

변화의 근원은 변화와 련된 생물학 , 환경  

등등의 다른 모든 측면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습, 피드백, 직  교수, 사회

 동, 상에 한 설명 등에서 변화의 근원을 

알아보았다(Parziale, 2002; Spencer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근

원을 알아보기 해 두 가지 요인을 특별하게 구조

화하 다. 첫 번째로, 과제 요인이다. 4가지 과제는 

친숙성과 비친숙성, 그리고 실물자료와 사진자료를 

조작 으로 비시켜 분류 략 변화의 근원을 추

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분류 과정 보고의 요인이

다. 분류 과정에 한 보고를 하는 집단과 보고를 

하지 않는 두 개의 집단으로 학생들을 배치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미시발생  

연구 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반복 인 과제 투

입을 통하여 학생들의 변화 요인에 두 가지 요인

이 반 되는지를 추 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했던 미시발생  분석을 토 로 분류 

략 변화의 근원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 , 4가지 과제의 요인은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근원으로 작용하 다. 를 들어, 네 가지 과

제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분류 략의 변화 양

상을 분석해보면, 생소한 과제보다 친숙한 과제에서 

발 인 방향으로 분류 략의 변화가 더 크게 나

타나고, 실물 자료보다 사진 자료에서 발 인 방

향으로 분류 략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제의 친숙성과 사진 자료는 분류 략 변

화의 근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류 과정의 보고 유무는 학생들의 

분류 략 변화의 근원으로 작용하 다. 두 집단이 

네 가지 과제에서 행한 분류 략의 변화 양상을 분

석해보면, 분류 과정을 보고한 집단은 발 인 방

향으로 분류 략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고,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은 발 인 방향으로 

분류 략의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

류 과정 보고의 유무는 분류 략 변화의 근원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성숙과 경험은 어떤 특별한 경험  상황과 련

된 경험이 없이도 실제 으로 많은 일반  변화를 

가져온다(Shimojo et al., 1986; Spencer et al., 2000). 
이러한 일반  변화는 상 인 경험에 따라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

반  수 에서, 자기-설명은 학습자의 처리 깊이의 

증가에 향을 미친다고 단된다(Siegler, 2006). 
한 선행 연구들은 과제 요인도 변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Opfer & Siegler, 2004).

Ⅳ. 결   론

이 연구는 학생의 분류 략을 미시발생 으로 

분석하여 과제별, 집단별 분류 략의 변화를 알아

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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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류 략의 변화 경로는 회기가 진행할수

록 세부 특징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략과 여러 속

성을 결합하는 분류 략이 다른 략보다 많이 나

타났으며, 이러한 분류 략은 인지  부담이 은 

우월한 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분류 략의 변화율은 분류 과정을 보고한 

집단에서는 진 으로 발 하 고, 분류 과정을 보

고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진 으로 발 하 다. 
셋째, 학생들은 한 가지 분류 과제에서 발 된 

략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과제

에도 용할 수 있는 분류 능력을 갖고 있었다. 즉, 
분류 략 변화의 폭이 과제에 미치는 향은 매우 

컸다.
넷째,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류 능력의 차

이는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같은 시

간에, 는 동일한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다르게 나

타났다. 즉, 학생들의 분류 활동에서 나타나는 변

산성은 매우 컸다.
다섯째, 학생들은 생소한 과제보다 친숙한 과

제에서 분류 략의 변화를 더 많이 드러냈으며, 실
물 자료보다 사진 자료에서 분류 략의 변화를 더 

많이 드러내었다. 한 분류 과정을 보고한 집단은  

분류 과정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보다 분류 략의 

변화를 더 많이 나타냈다. 따라서 과제의 친숙성, 과
제의 실제성 등 과제의 특성과 분류 과정의 보고 유

무는 분류 략 변화의 요인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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