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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 현장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에서 치료지원 서비스 대

상자가 가장 많다. 교육부 특수교육 실태조사(Ministry of 

Education, 2019)에 의하면 2017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상

담 지원이 4,410명(5.9%), 가족 지원 921명(1.2%), 치료 지원이 

45,033명(60.0%), 보조인력 지원이 10,345명(13.8%), 보조공학기

기 지원이 1,648명(2.2%), 학습보조기 지원 3,750명(5.0%), 통학 

지원이 11,588명(15.4%), 정보접근 지원 533명(0.7%)으로, 그 중 

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6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에서도 치료 지원이 68.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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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7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치료 지원 중 언어치료 지원

을 받은 대상자가 22,775명으로 61.7%, 작업치료는 9,063명으

로 20.1%, 물리치료는 7,721명으로 17.1%로, 언어치료 지원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치료지원을 받은 초등학생 총 

21,914명 중 언어치료 14,203명으로 64.8%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특수학교 치료 지

원을 받은 13,569명 중 언어치료 8,217명(60.6%), 일반학교 

특수학급 대상자 17,360명 중 언어치료 10,801명(62.2%)으로 

두 학교 모두 언어치료 지원 대상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실정이

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치

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학 교과에서 언어능력이 가장 적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 교과 역량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20). 교실에서 행해지는 수학적 의사

소통이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수학적 사고와 전략을 일상 언어, 

수학적 용어와 기호, 시각적 표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과 말

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의사소통 과정을 공유하고 분석ㆍ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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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수정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Lee & Kim, 2002). 미

국 수학 교사 협의회(Nati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1989)에서 ‘학교 수학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규

준’으로 의사소통 표현을 강조하였다. 2007 개정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교육 목표와 내용 등에 

명시하였고, 2009 개정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수학적 의사소통을 제시하여 더욱 강조하였다(Lee 

& Park, 2017;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등수학의 목

표를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수

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과 사

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

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에서 첫째,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수학적 표현

을 만들거나 변환하는 활동을 하게하고, 둘째, 수학적 아이디어 

또는 수학 학습 과정과 결과를 말, 글, 그림, 기호, 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

며, 셋째,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

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

하게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구체적으로 초등수학 교육에서 다루는 영역은 ‘수와 연산’, ‘도

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의 5개이다(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20; Ministry 

of Education, 2020). ‘수와 연산’ 영역은 사물의 개수와 양을 

나타내는 자연수, 분수, 소수를 다루고, 수의 연산으로 자연수, 

분수 및 소수의 사칙연산이 다루어진다. ‘도형’ 영역에서는 주

변의 여러 가지 평면 도형과 입체도형을 성질을 다룬다. ‘측정’ 

영역에서는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등의 양의 속성을 단

위를 이용하여 수치화하는 것과 올림, 반올림 등의 어림하기를 

다룬다. ‘규칙성’ 영역에서는 생활 주변의 여러 현상에서 규칙

을 찾아 수나 식으로 나타낸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자

료를 수집, 분류, 정리, 해석하는 자료 처리와 확률의 기초가 

되는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교육부는 이러한 5개 영역에서 다룰 내용을 1~2학년군, 

3~4학년 군, 5~6학년 군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여 구체적인 내

용을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1~2학년 군에서 학기마다 6개 단원으로 구성하는데, 1

학년 1학기의 경우는 학교생활의 입문기임을 고려하여 5개 단

원으로 구성하고 있다(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20).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중 ‘수와 

연산’에서는 네 자리 이하의 수, 두 자리 수 덧셈과 뺄셈, 곱셈

을 다룬다. ‘도형’은 입체도형의 모양, 평면 도형과 그 구성요

소, ‘측정’에서는 양의 비교, 시각과 시간, 길이, ‘규칙성’에는 규

칙 찾기, ‘자료와 기능성’에는 분류하기, 표 만들기 및 그래프 

그리기 등을 다룬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학습자는 수학적 개념을 탐색하고 표상하고 의사소통하며 능동

적으로 이해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

다(Lee, 2011; Lee & Kim, 2014).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많이 활용되는데 수학 교과서에서 문자와 삽화는 교

과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Oh, 2019). 

삽화란 교재의 내용이나 개념의 이해를 돕도록 보충적인 설명

의 구실을 하는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의미한다(Choi, 1988). 

이러한 삽화 중 수학 교과서의 경우 단원마다 도입 부분에 두 

쪽 전체를 펼친 형태의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 단원 도입 삽화

는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되며 본 단원과 연계된다. 단

원의 전체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하여 단원 학

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준비할 수 있

도록 한다(Oh, 2019).

수학에서도 삽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통해 

학습에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한다(Kim & Paik, 2004; Park, 

2013).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각 단원의 학습 주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스토리

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도

록 하는 것이다(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20). 이야기 속에 적절하게 수학적 정보를 녹여 넣

어 수학적 개념 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과

서에 단원 도입 삽화에 관한 스토리텔링 내용을 넣을 경우 학

생들이 수학적 상황보다 읽기에 치중하여 학습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는 제시하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도

입 차시에 따로 ‘들려줄 이야기’로 수록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스토리텔링은 단원 학습 내용이나 학급 상

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삽화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학생은 삽화를 집중하여 보아야 한다. 그러나 초등 3학년 학생들

이 과학 교과서를 볼 때 교사보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삽

화의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주의하거나 현저하게 두드러진 그림

에 주의를 끌었다(Shin & Choi, 2013). 그리고 삽화와 텍스트가 

통합된 과학교과서를 읽을 때 초등학생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교과서 화면 전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응시 시간도 길며, 삽화

와 텍스트 및 제목 간에 활발하게 응시 전환이 나타났다(Oh & 

Shin, 2018). 그리고 아스퍼거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상황 그

림을 설명할 때 전경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Lee & Seo, 2013). 일반 아동은 전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

고 배경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하였고 전경이 비교적 작게 묘사되

어도 2회 이상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스퍼거장애 아동은 전경에 

대하여 대충 설명하고 배경도 전경과 비슷한 빈도로 설명하였으며, 

확연히 드러나는 전경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인식하고 전달하였다

(Lee & Seo, 2013). 그리고 상황 그림을 설명하는 첫 문장은 전

체적인 느낌이나 대표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아스퍼거장애 아동의 경우 뜬금없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치중

하여 전체 상황을 대표하지 못하는 첫 문장을 사용하였다(Lee & 

Seo, 2013). 이것은 그림 상황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나 등

장인물에 집중하므로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수가 많은 그림의 경우 

집중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내 삽화를 이

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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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삽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가 필요하다. 삽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삽화의 

수, 종류, 크기, 지면상 배치 등의 외현적 측면과 삽화의 역할, 

삽화의 내용 등에 대한 내용적 측면 등을 연구 등이 많다(Bang 

& Park, 2012; Chung et al., 2007; Kang et al., 2005; Lee, 

1998; Oh, 2019). 특히 단원 도입 삽화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

이다. 국어 교과서의 단원 도입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단원 

도입 활동의 내용 소재, 단원 도입 질문, 디자인에 따른 단원명

과 학습 목표에 대한 응시 특성 등에 관하여 연구되었다(Ko, 

2016; Lee & Kim, 2002; Lee & Shin, 2012). 

삽화는 시간의 단면적 내용이 제시되어 공시적(synchronic) 

특성을 보일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통

시적(diachronic)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Shin, 2006; Shin, 

2017). 단원 도입 삽화로 두 쪽 전체를 펼친 형태로 농장 체험 

학습장 그림이 제시된다면 공시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시간적 경과에 따른 사건의 진행을 그림으로 나

타내기 위하여 연속장면 그림 등을 이용하여 통시적 특성을 나

타낼 수도 있다(Kwak, 2021; Park & Jeon, 2021; Yang & 

Kim, 2021).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반면, 설명 담화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다(Kim et al., 2012). 그 중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이 일어나며 자신을 옹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중요하다(Lee & Seo, 2013). 학령기 아동의 담화 능력을 측정

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보다 좀 더 늦게 발달하는 설명 담화에서 

개인 간의 언어능력의 차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이야기보

다는 설명 담화가 언어능력의 차이를 더 잘 끌어낼 수 있다

(Hadley, 1998; Park & Jeon, 2021). 그러므로 아동의 담화 발

달 특성을 고려할 때 삽화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은 학습 내용 

이해에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

하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삽화를 응시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교사와 

다르고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초등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삽화와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에 따라 제

시되는 사건들의 특성은 학생의 삽화를 통한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삽화와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특성을 연관시

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초등 1, 2학년의 수학 교과서 내 단원 도입 삽

화와 삽화에 관해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

과 삽화 내 사건 및 등장인물 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수학교육의 학습 자료인 단원 도입 삽화의 특

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안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된 각 단

원 도입 삽화에 관해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초

등 수학의 학년 군을 1~2학년, 3~4학년 및 5~6학년으로 나누

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20). 본 연구에서는 1, 2학년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단원의 도입 부분에서 단원명과 함께 단원의 전반적인 맥락을 

나타내는 삽화 두 쪽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원 도입 삽화는 단원

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되며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단

원의 본 차시와 연계되므로 교사와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단원 도입 삽화에 관하여 들려줄 이야기의 내

용은 학생들이 읽기에 치중하지 않도록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도

입 차시에 제시하고 있다. 단원 학습 내용 및 학급 상황에 따라 

대화, 토론, 이야기 등의 관련 활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

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본 연구에서는 

삽화와 삽화에 관해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1)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 

단원 도입 삽화를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어떤 특정한 시기의 시간적 단면을 나타내는 공시적 특성과 시간

이 경과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통시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Shin, 

2017). 한 장의 장면 그림은 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

다. 특정 시간에 특정 상황에서 여러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예

를 들면 농장 체험 학습장 상황에서 우리 안의 양을 구경하기, 닭

장에서 달걀 거두기, 마트에서 우유 사기, 음식물 시식하기 등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연속 장면 그림으로 

사건의 전개를 나타내거나, 한 장면 그림이지만 그림 풍선을 삽입

하여 이전 시간에 나타났던 사건을 표현한 경우 통시적 특성을 보

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단원 도입 삽화마다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를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고 있다. 삽화에 관한 이야기를 교과서에 포함하면 학생들이 

수학적 상황보다 읽기에 치중할 수 있으므로 교사용 지도서의 단

원 도입 차시에 따로 수록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들려줄 이야기의 내용이 특정한 시기의 시간적 단면을 나

타내면 공시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

라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를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

였다(Shin, 2017). 들려주는 이야기가 삽화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간의 활동들을 설명하여 공시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농장 체

험 삽화에서 오이 따는 학생들, 딸기 따는 학생들 등에 대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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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공시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삽화는 

특정한 시간의 장면 그림으로 공시적 특성을 보이지만 들려주는 

이야기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건이 전개되어 통시적 특성을 보이

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삽화는 할머니 생신 잔치 장면으로 공

시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신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인 시장 보기, 구슬을 사서 구슬 목걸이 만들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삽화 그림보다 이전 시간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러한 경우 이야기를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사건의 수

단원 도입 삽화에서 각 단원의 학습 주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상황을 제시한다. 삽화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양한 사

건과 연루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일화(episode)로 나

타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Han과 Cho(2020)의 연구를 참

조하여 단원 도입 삽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장면들을 사

건(event)으로 계수하였다. 공시적 특성을 나타나는 삽화의 경

우 특정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사건의 수를 계수하

였다. 예를 들면 농장 체험 학습장 상황에서 우리 안의 젖소를 

구경하기, 닭장에서 달걀 거두기, 마트에서 우유 사기, 음식물 

시식하기가 나타나며 이런 경우 사건의 수를 4개로 계수하였

다.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삽화의 경우 시간 흐름에 따라 각

각의 세부 사건들을 장면으로 환치하여 연속장면 그림으로 제

시하거나 그림 풍선을 이용하여 회상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

다. 연속장면 그림이나 그림 풍선에 제시되는 사건들의 수를 

계수하였다(Han & Cho, 2020). 

그리고 수학 영역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와 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Ministry of Education, 

2020) 영역별 사건의 수를 분석하였다.

3) 등장인물의 수

수학의 각 단원과 관련된 내용을 단원 도입 부분에 삽화로 제

시한다. 삽화 내 여러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건과 연계되

어 활동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등장인물로 계수하였다(Hyun & 

Byun, 2004; Oh, 2021; Park et al., 2020). 각 삽화의 사건에 

연계된 등장인물의 수를 헤아려 수량화하였다.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삽화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을 전개될 때 등장하는 

인물의 수를 계산하였다.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상황 그림의 

경우 각 사건에 참여한 등장인물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체험장 삽화 중 자전거 타기 사건에 등장

인물이 2명, 기차 타기 사건에 10명, 비행기 타기 사건에 8명, 

횡단보도 건너기 사건에 4명, 버스에서 내리기 사건에 11명일 

경우, 교통안전 체험장 단원 도입 삽화의 등장인물 수는 35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수학 영역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와 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Ministry of Education, 

2020) 영역별 등장인물의 수를 분석하였다.

3. 신뢰도

신뢰도는 연구자와 1급 언어치료사가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여 

평가자 간 일치율로 분석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공시적 및 

통시적 분석에서 삽화 91.3%, 이야기 95.6%, 사건의 수는 95.6%, 

등장인물의 수는 100%이었다. 

4. 자료 처리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단원 도입 삽화와 

삽화에 대하여 들려줄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단원 도입 삽화 

및 들려줄 이야기 내 사건의 수와 등장인물의 수를 비교하기 위하

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삽화 및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에 대하여 공

시적 혹은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공시적 특성을 보이는 나타내는 삽화가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삽화가 1학년(X2=4.455, p<.05), 2학년(X2=5.333, p<.05), 1, 2

학년 모두(X2=9.783, p<.01) 유의하게 많았다. 즉 단원 도입 삽화

는 특정 시간적 단면에서 나타나는 상황 그림들이 많았다. 농장 

체험장, 놀이 공원, 버스 터미널 등과 같은 특정 상황을 삽화로 표

현한 것이다.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원 도입 삽화는 총 4개로, 

연속 그림으로 통시성을 나타낸 삽화는 1개이고, 단원 도입 삽화

의 시점보다 이전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그림 풍선으로 표현한 삽

화는 3개이었다. 

수학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에 대하여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

를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삽화와는 달리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이야기의 빈도에서 1학년(X2=.092, p>.05), 2학년

(X2=1.333, p>.05) 및 1, 2학년 모두(X2=1.087, p>.05)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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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Grade Characteristics n % X2

Illustration

1st
Synchronic  9 81.8

4.455*

Diachronic  2 18.2

2nd
Synchronic 10 83.3

5.333*

Diachronic  2 16.7

Total
Synchronic 19 82.6

9.783**

Diachronic  4 17.4

Story

1st
Synchronic  6 54.5

.092
Diachronic  5 45.5

2nd
Synchronic  8 66.7

1.333
Diachronic  4 33.3

Total
Synchronic 14 60.9

1.087
Diachronic  9 39.1

*p<.05, **p<.01

Table 1. Synchronic and diachronic characteristics of the unit 

introduction illustration and story

2. 삽화 및 이야기 내 사건의 수

단원 도입 삽화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에 따라 삽화 내 사건

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삽화 내 사건의 수는 5.95이고,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삽화 내 

사건의 수는 4.50으로 사건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t=.909, p>.05).

삽화에 관해 들려주는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에 따라 

삽화 내 사건의 수를 비교한 결과, 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야

기의 삽화 내 사건의 수는 6.43이고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야

기의 삽화 내 사건의 수는 4.56으로 사건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570, p>.05). 

Type Grade Characteristics M SD t 

Illustrations

1st
Synchronic 7.00 3.08

1.304
Diachronic 4.00 1.41

2nd
Synchronic 5.00 2.91

.000
Diachronic 5.00 1.41

Total
Synchronic 5.95 3.08

.909
Diachronic 4.50 1.29

Story 

1st
Synchronic 7.83 2.64

1.827
Diachronic 4.80 2.86

2nd
Synchronic 5.38 3.07

1.517
Diachronic 4.25 1.71

Total
Synchronic 6.43 3.06

1.570
Diachronic 4.56 2.30

Table 2. Number of events in the unit introductory illustrations 

and story 

 

3. 삽화 및 이야기 내 등장인물의 수

단원 도입 삽화 내 등장인물의 수를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원 도입 삽화 내 등장인물의 수는 28.45명이고, 통시적 특성

을 나타내는 경우는 23.7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258, p>.05).

각 삽화에 대하여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에 따른 삽화 내 등장인물의 수를 비교한 결과, 공시적 특

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의 삽화 내 등장인물의 수는 32.29이고, 

통시적 특성을 나타낸 경우는 21.3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722, p>.05).

Type Grade Characteristics M SD t 

Illustrations

1st
Synchronic 27.78 18.41

-.132
Diachronic 31.50 38.89

2nd
Synchronic 29.90 49.93

.378
Diachronic 16.00  9.90

Total
Synchronic 28.45 20.60

.258
Diachronic 23.75 24.84

Story 

1st
Synchronic 29.00 18.09

.091
Diachronic 27.80 25.53

2nd
Synchronic 34.75 55.30

.755
Diachronic 13.25  8.42

Total
Synchronic 32.29 42.21

.722
Diachronic 21.33 20.28

Table 3. Number of characters in the unit introductory 

illustrations an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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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학 영역에 따른 사건 및 등장인물의 수 

수학 영역에 따라 단원 도입 삽화에 나타난 사건 및 등장인물

의 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규칙성’에서 사건의 수

가 7.00이었고 ‘자료와 가능성’ 영역 간에는 2.50이었다. 등장인물

의 수가 ‘수와 연산’ 영역에서 40.17이었고, ‘자료와 가능성’ 영역

에서 6.00이었다.

Areas n M SD

Event 

Numbers & operations 12  6.17  2.76

Geometry  3  4.00  1.73

Measurement  5  6.60  3.72

Regularity  1  7.00 0

Data & possibilities  2  2.50  .71

Total 23  5.70  2.88

Characters

Numbers & operations 12 40.17 44.25

Geometry  3  7.67  3.22

Measurement  5 22.60 17.36

Regularity  1 14.00 0

Data & possibilities  2  6.00  4.24

Total 23 28.00 35.10

Table 4. Number of events and characters in the unit 

introductory illustrations

Ⅳ. 논의 및 결론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단원 도입 삽화는 공시적 특성을 나타

내는 경우가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보다 많았다. 특정 시간

에 특정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이 많았다. 농장 체험장, 놀이 공원, 

버스 터미널, 교실 등과 같은 특정 상황을 2쪽 전체에 나타낸 것

이다. 그림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나타내어 

공시적 특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연속 장면 그림으로 통시성을 

나타낸 삽화는 1개이고, 단원 도입 삽화의 시점보다 이전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그림 풍선으로 표현한 삽화는 3개이었다. 사건이 

진행되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연

속적으로 배치하여 사건의 전개를 표현한 것이 연속장면 그림이다. 

아동들이 보는 그림책에서도 다양한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스토리텔링의 연속성을 표현한다(Park, 2011). 말풍선은 문자를 

인식하는 아동에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풍선 모양에 그림을 넣어 

이전 상황을 회상하도록 표현하기도 하였다.

수학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에 대하여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삽화와는 달리 공시적 특성을 보이는 이

야기와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이야기의 수에 차이가 없었다. 이것

은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삽화보다 많아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즉 삽화의 그림은 특정 상황 그림으로 공시적 특성을 보

이는 반면,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

는 사건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단원 도

입 삽화 중 삽화와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이 불일치하는 

하는 삽화가 26.0%이었다. 그리고 단원 도입 삽화는 공시적 특성

을 보이나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는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21.7%이었다. 이것은 아동이 특정 시간의 상황 그림을 보면서, 그

림 상황 전후 사건을 추측할 수 있어야 교사가 설명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삽화나 이야기의 공시적 혹은 통시

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동은 교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원 도입 삽화는 수학 수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재미있게 수학

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단원 도입 삽화와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목적을 이루

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학 수업에 앞서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이 

혼재된 삽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삽화와 이야기를 매칭 시켜 지도하고, 삽화와 

이야기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원 도입 삽화에서 통시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전 시간에 나타났던 사건을 말풍선처럼 풍선 모양에 그림을 넣어 

제시하였다.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지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 등에서 연속 장면으로 된 그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Kwak, 2021; Park & Jeon, 2021; Yang 

& Kim, 2021). 비록 1, 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 

중에서 그림 풍선을 이용하여 통시적 특성을 표현한 삽화는 3

개 단원이었지만 단원 도입 삽화 이외 본 차시에서 말풍선 모

양의 삽화가 제시된다. 그러므로 수학 교과의 학습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그림 풍선을 이용하여 통시적 특성을 표현하는 

삽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시적 특성을 보이는 삽화와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삽화 내 

사건의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시적 특성을 보이는 이야

기의 삽화 내 사건 수와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와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원 도입 삽화 내 사건의 수를 보면 한 개의 단

원 도입 삽화에 한 건의 사건만 나타나기도 하고, 한 개의 삽화에 

사건 12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서 자

동차 타기, 컵 모양 놀이기구 타기, 요트 타기 등의 여러 사건이 

두 쪽의 삽화 전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아동

은 단원 도입 삽화의 전체 장면을 보고 이해하고, 교사의 설명에 

따라 자동차, 컵 모양 놀이기구, 요트 등을 시선 이동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Shin과 Choi(2013)의 연구에서 초등 3학년 

학생의 경우 과학교과서를 볼 때 교사보다 삽화의 일부분을 선택

적으로 보거나 두드러진 부분을 보았다. Lee와 Seo(2013)의 연구

에서 아스퍼거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그림 상황을 설명할 때 

전경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적고, 설명할 때 그림 전체 상황을 대

표하지 못하는 첫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의 전체와 부분을 볼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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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이 있다는 것이다.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가 되는 능력의 하나로 삽화에 응시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각 사건들을 살펴보

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능력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된 삽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학 영역별로 삽화 내 사건의 수를 분석한 결과 ‘규칙성’ 영역

에서 7.00건이 나타났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 사건의 수가 6.17, 

등장인물의 수가 40.17로 나타났다. 두 자리 수 범위의 덧셈과 뺄

셈 및 곱셈을 다루는 ‘수와 연산’이라는 영역 특성이 반영되어 사

건의 수와 등장인물의 수가 많이 제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곱셈 구구’ 단원에서는 삽화 중 등장인물이 16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놀이 공원 삽화에서 곱셈 구구를 표현하기 위하여 

많은 등장인물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1단, 2단, 3단, 4단, 5

단, 6단, 7단, 8단, 9단 곱셈 구구가 가능하도록 그림으로 제시하

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삽화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크기나 활동 등이 작게 표현되어 있

다.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삽화에 포함된 자극 중 일부분을 선택적

으로 주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Shin & Choi, 2013) 학습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하여 삽화 내 작은 그림들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

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보아 아동에게 이야기나 설명 담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Lee & Jung, 2013: 

Lee & Pae, 2019; Park & Jeon, 2021) 학교에서 수학적 용

어, 개념 등을 포함한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삽화와 이야기가 시간적 단면의 상황을 나타내는 공

시적 특성을 보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통

시적 특성을 보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혼용하여 제시하여도 의

사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담화 능력이 부족한 언어학습장애, 아스퍼거장애 아동

들의 원활한 학교 수업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Lee 

& Seo, 2013; Yang & Kim, 2021). 그리고 단원의 학습 목표

에 따라 삽화 내 사건이나 등장인물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삽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습 목표와 연관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수학의 학년 군(Ministry of Education, 

2020) 중에서 1~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 도입 삽화만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추후 3~4학년 군 및 5~6학년 군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원 도입에서는 단원 학

습 내용 및 학급 상황에 따라 학생들과의 대화, 토론, 이야기 

및 관련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

원 도입에서 교사가 들려줄 이야기 부분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추후 이야기의 복잡성과 대화나 토론 내용

에 대하여도 분석한다면 학습지도에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공

시적 및 통시적 특성과 단원의 학습 목표 성취와 연관된 연구

가 임상에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삽화에 대한 학생의 안구 운

동 특성과 언어 및 의사소통을 연계한 연구 등이 지속된다면 

학습 능력과 학교 수업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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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시적 특성 통시적 특성

삽화

이야기

연수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과 축제에 참여하러 가는 길입니다. 
터미널까지 가는 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빠! 
버스를 놓치지 않았나요?” 연수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탈 버스는 8시 10분에 
출발하는데, 지금 몇 시지?” 아버지께서는 터미널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셨습니다. 연수도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표 사는 곳 앞에 있는 
전자시계에는 8:05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어이쿠, 
서둘러야겠다.” 아버지께서는 연수와 함께 빨리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성이는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는 어린이입니다. 오늘도 오성이는 
서당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왜 그래? 돌쇠야” “도련님, 서당엔 안 가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대감마님께서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화를 내셔?” “‘오성이 이 녀석, 
종아리를 칠 테다. 어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오성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성이 들어왔느냐?”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 아버지.” 
화들짝 놀라며 오성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네게 벌을 줄 것이다.” “벌을 
주신다고요?” “그래.” “마당에 쌓여있는 콩이 보이느냐?” “네 아버지.” “멍석 위에 
놓인 콩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놓거라.” “네? 콩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놓으라고요?” 
“그래,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모두 세어야 한다. 만일 다 세어놓지 않으면 종아리를 
칠 테다. 알겠느냐!” 

“도련님, 어쩌면 좋아요?” 옆에서 듣고 있는 돌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성이는 통을 세지 않고 다시 밖으로 뛰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홈 1개에 통 1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나무판에 홈을 100개 파 놓으렴!.” “네 
알겠습니다.” 돌쇠는 오성이의 말대로 100개의 홈이 파인 나무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성이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즈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야! 100개의 홈이 파인 나무판을 가져와!” 돌쇠가 나무판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자 오성이는 나무판을 이용해 마당에 쌓여있는 콩을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오성이 이 녀석! 마당에 있는 
통은 모두 세어놓았느냐?” “네, 아버지.” “그래, 통은 모두 몇 개더냐?” “예, 아버지, 
콩의 수는 모두 …….” 오성이가 콩의 수를 말하자 아버지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여러분! 콩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리고 오성이는 콩의 수를 어떻게 세었을까요? 

Appendix 1. Examples of synchronic diachronic characteristics 

Appendix 2. Examples of events and characters

삽화 예 사건의 예 등장인물의 예

사건 1. 자전거 타기
사건 2. 기차 타기
사건 3. 비행기 타기 
사건 4. 횡단보도 건너기
사건 5. 버스에서 내리기  

총 사건 수 5건

1. 자전거 타기 2명
2. 기차 타기 10명
3. 비행기 타기 8명
4. 횡단보도 건너기 4명
5. 버스에서 내리기 11명 

총 등장인물 수 35명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15724/jslhd.2022.31.1.051

http://jslhd.org/
언어치료연구 2022년 제31권 제1호 051-061

ISSN 1226-587X / eISSN 2671-7158

JSLHD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60

참 고 문 헌

강신포, 김성준, 임은희 (2005). 초등수학 교과서 삽화 분석 연구: 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8(2), 183-201. 

곽미영 (202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이야기 산출에서 나타난 지나치게 

길어진 문장 특성. 언어치료연구, 30(1), 59-69.

김수형, 전희숙, 권도하 (2012). 학령전 아동의 담화유형에 따른 비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1(3), 53-68.

고아라 (2016). 초등 국어 교과서 단원 도입 질문 분석: 2009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교육부 (2019). 특수교육 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12&tblId=DT_112014_2017_04_165&conn_path=I3  

교육부 (2020). 수학 1-1: 교사용 지도서. 서울: 비상교육.

김영옥, 백석윤 (2004). 이야기 틀을 활용한 수학 수업에 나타난 의사소통 

활동 분석.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8(1), 1-21.

박만구 (2013). 초등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적용 방안-초등수

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7(3), 413-430.

박영선 (2011).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아동그림책의 시각표현 연구: 시각 재

료기법과 장면구성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4), 184-197.

박영아, 조미현, 유애순 (2020).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민담과 옛이야기 

그림책의 등장인물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122, 67-92.

박은정, 전희숙 (2021). 4세, 6세 아동의 담화유형에 따른 복문과 쉼

의 특성: 이야기 회상하기 및 설명담화 회상하기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30(3), 9-18.

방희건, 박재근 (2012).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 영역에 제시된 시각 자

료의 분석. 생물교육, 40(3), 279-289.

신동훈, 최현동 (2013). 초등과학 교과서 삽화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

사와 학생의 안구 운동의 차이. 생물교육, 41(2), 198-210.

신혜선 (2006). 유아 그림책의 기호학적 구조분석을 통한 교육적 이해: 그

림책 [무지개 물고기]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147-171.

신혜선 (2017). 유아그림책 [우리 할아버지] 에 나타난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텍스트 기호학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4), 

83-106.

양희재, 김정미 (2021).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에 나타난 

구문 능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30(4), 43-52.

오지원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수학 교과서의 삽화 분

석: 1, 3, 5학년 수와 연산영역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한나 (2021).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동물 등장인물의 특성 및 인간과의 

관계 분석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3), 109-144.

오현지, 신동훈 (2018). 초등학생들의 과학교과서 삽화와 텍스트 읽기 과정 

분석: 안구운동을 중심으로. 생물교육, 46(2), 209-221. 

이대형 (2009).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 삽화 분석: 5, 6학년 자연교과서를 

중심으로. 과학교육연구, 21, 57-69.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교과서 내 단원 도입 삽화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

전희숙1*

1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교과서 내 단원 도입 삽화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연구하여 초등학생의 수학적 의사소통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특정 시간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삽화는 공시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나타낸 삽화를 통시적 특성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사가 

삽화에 관하여 말할 이야기도 공시적 특성과 통시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삽화에 나타난 

사건과 등장인물의 수를 분석하였다.

결과: 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삽화가 통시적 특성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공시적 특성과 통시적 

특성의 이야기 개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을 보이는 삽화나 이야기의 사건 

수와 등장인물의 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규칙성’ 영역의 삽화에서 사건의 수가 7.0이었고, 

‘수와 연산’ 영역에서 등장인물의 수가 40.17이었다.

결론: 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삽화가 통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보다 더 많았지만, 교사의 

이야기는 두 가지 특성 간에 차이가 없다. 즉 특정 상황을 나타내는 단원 도입 삽화를 보면서, 교사는 

시간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2페이지의 단원 도입 삽화 

내에 사건과 등장인물의 수 또한 많았다. 원활한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삽화와 이야기 간에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고 사건과 등장인물이 많더라도 삽화에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동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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