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교육연구지,36권 2호,pp.279-292(2012.12) Jour.Sci.Edu,Vol.36,No.2,pp.279-292(2012.12)

불자(佛子)들과 교사  학생들의 생명  생물 분류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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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ncept of life, the categories of living things and the 
systems of categorizing them contained in Buddhism, a sort of metaphysical philosophy. For this, monks 
who devotes themselves to Buddhism were interviewed, and the differences of the definition of life, the 
categorizing of living creatures and categorizing systems between biology and other subject teachers and 
students who are Buddhist and ones who are not were inquired. The result shows that in Buddhism, they 
use ‘being’ and ‘sentience being’ as the terms for creatures and they believe creatures are not individual 
ones but one collective existence connected with each other,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biological 
definition of creatures. Buddhist include metaphysical beings in categories of living things rather than 
plants. Buddhist criteria for categorizing things which have life, that is living beings, are how they are 
born, whether they have a certain form and ,lastly, whether they are conscious or not. Through this 
research results we could expect to identify the misconceptions about concept of life and the categories 
of living things.

keywords : teacher education, concept of life, concept of biological classification, buddhism, biology

Ⅰ.   론 

학습 가 가진 개  과학  개  에 

향  다는 것  과학학습과 에  미  알

진 사실 다. 학습  개  과학  개

 경우도 지만, 비과학  개  경우도 많아 

과학 학습 과 에  과학  개  변 어야 

한다. 개  하는 개  달하는 는 

연 ․생 학  과 사 ․   향

 는다(Vygotsky, 1978). 사 ․  경

 하는 는 매우 다양한 , 는 사 ․

 경  하는   하나 다. 

Toulmin(1972)에 하 , 개  사람들  살

아가는 지  경과 그 개  지식  사  

역동  상 용  통해 다고 하 고, 

Posner et al. (1982)  Park(1995)  그것  

‘개  생태’라는  함 하  변  사

,  비 , 사  미지, 식  신 근

거, 상학  신 , 과거 경험, 타 지식, 언어, 

 등  학습에 향  주는 많   언

했다. 학습  효과  개  변  한 개

생태   는 학 들마다 다양하게 시해 

  연 는 계  진행 에 는 , 

미(1999)는 개 생태   상학  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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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주는 하   , , 신학  

리 등  개했다.

개   신  개  생태  용하여 

생 학 개  습득하는  향  주고 는 상

 진  한 해  수용에 한 연 들  통

해 쉽게 할 수 다(Anila et al., 2010; 

Bartosz, 2010; Dagher & BouJaoude, 1997; 

Deniz et al., 2008; Evans et al., 2010; Kim & 

Nehm, 2011). 한 그 동안  연  통해 학생

들  과학 지식  본 에 해 충  해 하지만 

진  과학  하나  쉽게 아들 지 않

는 등 진 에 한 학생들  해가  신

과 충돌하고 는 결과도  할 수 었다

(Dagher & BouJaoude, 2005; Hokayem & 

Boujaoude, 2008). Hansson과 Redfors(2006)  

연 에 는 우주  달과 원에 한 연  에 

학생들과 개  담  하  신에 해 믿거나 

코란에 거한 우주  원  말하는 등 학생들  

 짐 하게 하는  사용한다고 하 다. 

과학수업에  개   신  지  역  

아니  에 시 도 했지만(Fysh & Lucas, 

1998), 개   신 과 에 한 해는 

과학 학습  공 한 한  건 라고 할 

수 다(Findley et al., 2001).

그 동안 생 에  연 어  신   

연 는 주  독  신 에 집 어  경향

 는 , 특  진  에 어 독  신

에 각한 창 과  갈등  독  신 들  진

 개 에 해 수용 거  등  보고한 연 들  

그 다(Arment & Lane, 2010; Bartosz, 

2010; Sinclai & Baldwin, 1996)

2005   통계청 료에 하  우리나라 

15  상    동  하는 는 

53.08% , 그  42.96%가  신 다. 

는 삼 시 에 고  통해 한 도에 어 

 래 천  상  우리 민 과 함께 해  

다. 우리가 식하지 못하 라도 생  많  

  향  아 고,  신 가 아

니라 하 라도 많   에 어 

다.  신 라  드시 지켜야 하는 다  가

지 계   첫 째 계  살생계 , 에 

귀 한 사람들   실천하  해  식  

하고 채식  한다. 목 (1995)는 러한  

계 에 해 고   비(大慈悲)  

 끊어  리(自利)  도(道)  게 다고 

하고 다. 생  는 모든 것에 해 살생  

하도  하지만 채식  허용하고 다는 에  

식 에 한  개 과 생 학  생  개

 상충 는 것  견할 수 다. 

한  (輪廻) 사상에 는 천상, 아귀, 

아수라, 생, 짐승, 지  생  하고 

다.  상에 도 식  어  것  

보  생 에 하는 상  주    

과학  생 학에  사용하는 체계    

차 가  알 수 는 ,  통해 사람들 사

에   리 고 는 동 심  생

 개 (  차 , 1992; Tamir et al, 

1981)   생  개 에 도 나타나고 는 

것  알 수 다.

재 지  생 에 한 행 연  살펴

보    에  라보고 연 어 

 에 리 ․철학  고찰  주  루 , 신

학  신  나 생 학  에   

생  개 에 한 연 는 루어진  없었다. 

에 본 연 는 철학  는 신학  신  아닌 

학  에   생  개 , 생  주 

   생 학과 어  차 가 는지 알아

보고  하 다.  해 한 연  는 다

과 같다.

첫째, 계 직  스님들  생  개 , 생

 주    과학  한 역  생 학

 과 어  차 가 는지 알아본다.

째,  신  사  고등학생들  생  

개 , 생  주, 생   에 한 개  

에  신  개  생태  향  주는

지 한다.

생 학에  생  개 과 생 개  생

연 들 사 에 는  지식에 해당

므   연 에 는 연  결과   생 개 , 

생  주    심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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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 질  내용  생 학  

생  

1. 생 란 엇 가? 연 개체  생

2. 생 과 생   하는  
  엇 가?

업(業), 식(識) 생 상  특징

생 체

탄생과

진

3.  생 체는 어떻게 등 하 ? 업(業) 질

4.  생 체  재  생 체  태  가 변했다  

변  어나게 한 원  엇 가?
(輪廻) 진

생태계

 

5. 지난  수 는 TV  통해 들  살생계  지키  

해 식  신해  채식  하는 것  보았습니다. ‘과학 시

간에 식  생 라고 웠습니다. 채식  하는 것도 살생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수  질 에 어떻게 답하시겠습

니 ?

생산 는
생산 ,

비 ,

해 , 경

6. 도  주에 식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해 보 .

표 1.생  개   사에 사용  개  질   내용

Ⅱ. 연구 방법

1. 연  절차 

지 지 계에  생 에 한 연 는 

․철학  연 , 경 생태  심에 한 연 가 

주  루어  에 과학  에  루어

진 연 는 찾아볼 수 없 므  연  진행하는  

도움  만한 행 연  찾아볼 수 없었다. 라

 에  생각하는 생  개 , 생  주  

에 해 알아보는 질 지  만들  해  

 경  심  헌 연  실시하 고, 헌 

연  후 질 지  하 다. 헌  통해 알아본 

내용  합 과  질   스님들  

상  1차, 2차 담  실시하여 하 다. 1

차 담에  사용  질   5가지  생  

, 생 체  주, 살아 다는 것  , 식 에 

한 생각  알아볼 수 는 질  하 다. 

5가지 질   연  상들  살아 는 것  

 생   동 한 답  시하  에 

질  수 하여 2차 담에 는 생 체  원에 

한   3차 담에  사용한 3 과 4  

 체하여 담  실시하 다. 스님들  상

 3차 담과  진행하는 동안 신  

생 사  타과목 사, 가 없는 생 사

 타과목 사  상  한 담과 신

 고등학생들과 가 없는 고등학생들  상

 한  동시에 진행하 다. 

 

2. 검사 도  개발 과정

1) 생  개   사  한 검사 도

 생  개  생 학에  생  개 과 

어  차 가 는지  알아보  한 질 지는 연

가 헌 연  스님들과  1, 2차 담 결과  

통해 고안하 다. 생 가  검  아 

 검 한 후에 한 검사 도   <  

1>과 같다.

2) 생  개   생  주 단  한 검사 도

생  개   생  주 단  한 검사 도

 생   검사 도  개 하여 연  상들

 생   생   개  악하 다. 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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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생  주 단  한 검사 도  내용 

  다 과 같다.  생   체계가 

생 학  체계  차  보 는지 그리고, 개  

가진  생  개  생 학  생  개 에 

향  주는지 여  알아보  한 개  질 지 

뿐 만 아니라 생  여  단하게 하는 택  

질 지  하 는 ,  생   체계  

 여러 재  하게 해보는 태 다.

생  여  단하는 택  질  재  개

하  해   생  상  할 수 는 6

가지 특징  주 한  7차 과  생 Ⅰ 

과  1, 2차 스님들과  담 결과  하여 

하 다. 각 재들  과 함께 사진  

시했 , 생 과 생  재  각각 15개씩 

하여  30개 재  하 다.  질  

재는 <  2>  같다. 

생  상
 특징

 재

포  
양  피 포, 나, 균, 암  

,  결

극과 

빛  피하는 지 , 빛  향해 라는 

식 , 공 지능 , 사  우주 , 

람에 움직 는 

생과 생

싹  트는 식 , 다리가 라는 챙 , 

고드  , 동   순, 달  

상 변

생식과 

 열하는 아 , 짝짓  하는 

리, 간, 닮  엄마곰과 아 곰 

, 피 키

과 진

사막에 사는 여우, 가시 태  

 , 변신하는 , 곤충  태, 만

 릭  진

질 사

(에 지 득)

고착 생 하는 산 , 합  하는  

벼,  는 곰, 건 지에 해 움직

는 난감, 태양열 동차

표 2. 생 과 생  하는 택  질 지  

 3) 생   검사 도

생  규 검사 도  개 하  해 사용한 생

 재는 미진(2008)  Whittaker(1969)  

체계  변 한  체계  각  생  

재  용하 고, 생  시  재는 헌 

사  스님들과  담  통해 드러난 생 학에 는 

생 지만 에 는 생 라고 생각하는 

 재  하여 <  3>과 같  한 후 

생  가  검  아 하 다.

  재

포 간, 끼, 코끼리, 린, 다람

비포 척 동 , 개 리, 악어, 어, 

척 동 지 , 개미, 가사리, 나비, 징어

식 개나리, 나 , 강아지 , 끼, 산

타생 생충, 곰 , 균, 다시마, 독

생 도 비, 아귀, 아수라, , 수

표 3.생   주별 검사 재

경  통해 알아낸  생   , 생

(衆生)   체계는 <  4>  같 , 용

(1999), 비(2007), 우룡(2004) 등  헌  통

해 리하 다. 

생   생   체계  <  3>에 시  

검사 재들과 함께 시하고 주어진 재  

  에 맞춰 하게 하 다. 하 는 

주어진 각각  재  해당하는   

에 ‘○’ 는 ‘×’  시하게 하는 식 었

다. 라     할 수 없는 

재  드시 하도  하는 식  아니었

 에 연  상   개   신 에 

한 것 지 아니  생 학   개 에 한 것

지  여  할 수 었다. 한 필 한 경

우에는 연  상   개  하  한 사

후 담도 실시하여 어  에 해 재들  

 하 는지  하 다.

3. 연  대상

담 결과에 한 신뢰도   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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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징

탄생 식

난생(卵生) 알에  나는 것, 알에  태어남

태생(胎生) 어미 태 안에  사지가 갖 어  생하는 것, 태 에  태어남

습생(濕生) 습  나는 생 , 에  태어남

생(化生) 체가 없 , 탁한  없  연  생겨남, 아  근거 없  갑  태어남.

태  
색(有色) 태가 는 생

색(無色) 태가 없는 생

지각  

상(有想) 생각  가진 재

상(無想) 생각  갖지 않는 재

비 상(非有想)

․비 상(非無想)
생각  가 다고도 안 가 다고도 말할 수 없는 재

표 4.  생(衆生)   체계  특징  

상 는 경 에 한 지식  어야 한다. 그러므  

경 과  학식  갖 어진 각 사찰  주지 스

님들  우  하여 하 다. 1차, 2차 담

상 는 각각 3  스님들  었고, 모  

한 계 에 어 다. 들  4  

각 사찰  주지 스님 었고, 4  사 학  가

지고 , 1  경 에 해 에  강

 하고 다. 

스님들  상  루어진 3차 담과  

한 계 에  B사찰, S사찰과 Y사찰에 

는 승가 학  스님들  상  실시 었다. 3

차 담  에 한 스님들  주지스님과 승가

학  강사 스님 3  상  루어 다. 스

님들  상  한  34  질 지  

하 나 12 가 수 었고,    가능한 

것  10 다.

신 들  생  개 , 생  주   

에 해 알아보  한 담  사들  상

 실시 었다. 담 상 사는 <  5>  같  

었고, 들 한 한 계   사

찰  신 고,  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경 에 심취하여 경  탐독하고 생

에  실천하고  하는 신앙심   사람들 

었다. 

신

공 원수 공 원수

생 사 고등학 생 3 고등학 생 3

타과목 

사

고등학 사 2 고등학 상업 2

학 체 1 학 어 1

6 6

표 5. 담 상 사

고등학생들  상  도 실시하 는 , 

신  고등학생 13 과 가 없는 고등학생 

18  답 결과  얻어 비 하 다. 신  

고등학생들  모  한 계 에  립한 고

등학 에 재학 , 들  모   학생  

었  에 해당 고등학   과목 

사  주  만남  통해 신  신앙심  

양하는  하고 었다.

Ⅲ. 연  결과

1. 불자(佛子)의 생명 개념

담에 참여한 (佛子)들  생  는 생

체  하나  개체  단 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 체 체  하나  생각한다. 한 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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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는 것  생(衆生) 는 (有情) 라

고 지 하므  생 체  식  하  생

(衆生)  에 생(衆生)  단지 간만  지

하는 용어는 아니다( , 2006; 진, 1996). 

스님1 : 이어진 전체를 생명으로 봐. 그물코처

럼 전부 연이어져서 (중략) 불교에선

       죽음이 없어. 바뀌는 거야.

스님2 : 생명은 전체다. 세계일화(世界一華)라

는 말 있죠? 세계 전체가 하나의 

        꽃이다. (중략) 생물이란 건 생멸하는 

모든 것이다.

스님3 : 불교에서는 어느 것도 독립적인 개체

적인 생명으로 딱 구분지어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생명, 불교적인 생명

관은 연기에요.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

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佛子)들  생 과 생  할 

수 없다고 생각하 고, 생  할  사용하는 

‘살아 다’  미는 움직 과 같  행동  

 뜻하 보다 식   가리키고 

, 러한 생 체 내 에  어나는 식 용에 

 맞 어 생  할 경우 (有情) 라

고 하 다. 수동(1997)  에  생  개 과 

가  하는 개  (有情) 라고 하 고, 

에  보는 생 체는 생 학  신진 사  하는 

주체가 아닌 지각  는 재  뜻하  에 

(情)에 런 미가 므  (有情)  생  

는 재라 보다 식 는 지각  지닌 재라

고 해 해야 한다( , 2006).

연구자 :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면요?

스님1 : 마음에 있는 게 다 생명이므로 바위

도 식물도 모두 생명입니다.

스님2 : 이야기 했잖아요. 전체가 생명의 범위

에 포함된다고. (중략) 커가는 

        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연구자 : 살아 있는 모든 게 생명이라면 어떤 

것을‘살아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스님2 : 모두 똑같은 생명체는 있는데 다만 

똑같은 어떤 조직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 정

신. (중략) 중생이 되려면 윤회를 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

스님3 : 생물과 무생물의 다른 점은 의식 활

동을 하나 안하나. 

        의식 활동의 유무이지.

한 (佛子)들  생  업(業)에 해 

(輪廻)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듯  (輪廻)는 태어나는 과 과 죽는 과  

복 는 것  말한다. 에 는 하는 태

에 천상, 간 생, 아귀, 아수라, 지  여  가

지가 다고 하여 도 (六道輪廻)라 한다. 

(1998)는 ‘업(業)’  한 재가 과거 생

 아 재 생  살게 하고, 미래 생  결

하는 보체  같  것  생각하여, 생 학에

 질과 사한 역할  하는 것  취 하

고, 지 (2003)  생  끊 없  어지는 

업보  과 ,  삶 라고 하 다. , 생 체 탄생

과 에 한 (佛子)들  생각  생 체가 

계  연  삶  살  에 진  과 에 해 

  사라지고 새 운  만들어질 수 다

는 생 학  과는 다 다. 

스님1 : 생명체는 불생불멸이라. 생도 없을 뿐

더러 멸도 없습니다. 단지 몸만 

        바꾼다 그 말입니다.

스님3: 최초의 생명에 대해서 불교는 최초의 

생명의 탄생이 없다고 해요. (중략)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태초에 없던 것

이 갑자기 어떤 생명체가 딱 생겨

       난다는 뜻이잖아요.

처럼  계 에 각해  (佛子)들

 생  할 는 생 학  과는 다  

에  하고, ‘생 ’ 라는 단어 체  사

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운 결과는 생 과 생  하

여 답하는 택  질 지에 해 는 (佛子)들

 생 학  과 동 하게 생 과 생  

하 다. 과학개 학습  에   결과  

해 해 본다 ,  스님들  학  수업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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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규 과 에  생 학  학습한  므

  생  개 과 생 학  생  개  모

 가지고 다. 그러나 그  가지 개   

통합  채 재하는 것  아니라   

어  에 비   운 담에

는  생  개  나타내지만, 질 지  통

한 검사 상 에 직 할 경우 마  학생들  생  

시험 시간에 에  하는 답  고 듯  

스님 신   가지고 는 생 학  생  개

에 라  생 과 생  했다. 런 상

 Gilbert 등(1982)  개  학습 과 에  병립

 개 (The two perspective outcome) 상

  한  다.

2. 불자(佛子)들의 생물의 범주

1) 식  생  아니다.

에  생   체계는 생 학  과 

큰 차 가 었는 , 가  큰 특징  식  생  

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다. 도 (六

道輪廻) 상  살펴보  생 학에 는 생산  

지  차지하는 식  어 다. 지  하

나  거 한 체  생각하는 가 아 처럼, 

에 는 우주 안에 재하는 모든 것  하나

, 우주 안  모든 것  생  아닌 것  하나도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식  생 지’에 

한 질 과 ‘식  는 것  살생 지’에 한 

질 에 한 답 는 우주  하나  생  생

각한다는 것과는 다  답  하 는 , ‘엄격하게 

보  식  생 에 포함 지 않는다.’는 것 다. 

연구자: 불교에서 식물은 생물, 즉 생명체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채식을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닌가요?

스님1 : 아주 엄격하게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중략) ‘무정물’이라니까 정이 있지 않

다니까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스님2 : 동물의 생멸과는 다르죠. 계속 반복해

서 나타나니까.

스님3 : 식물은 식(識)작용이 미세하기 때문입

니다.

연구자: 육도윤회에 식물이 해당하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인가요?

스님2 : 업식을 가진 유상, 유정물은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중략) 그런데 식물이 괴로움을 느끼진 

않잖아요.

  

는 (佛子)들  주어진 재에 해 생  

여  단한 결과에 도  할 수 었다. 모

든 재가 생  생 에 포함 어야 하지만,  

 스님  하고 식 , 동․식   타생  

다시마  곰 , 독 , , 수  생  아

니라고 하 고, 도 비, 아수라는 생 라고 

하 다.

경 에 나타난  생   체계  보 , 

생  탄생 식, 태  , 지각  에 

라 할 수 다. 탄생 식에   에

는 태(胎), 란(卵), 습(濕), (化)가 다. 그러나 

경 에 나타난 탄생 식에  생   체계 

 생   체계는 식  할 수 없  

동 에게만 용 가능해 보 다. 라   

계   하  식 에 한 모 한 태

도  취하고 다(우 , 2008).

2)  재는 생 다.

(佛子)들  생 학에 는 연  상  아닌 

‘ ’ 역도 생  생각하 다. 

스님2 : 불교에서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 개

념하고는 좀 다르죠. 

        (중략) 윤회 과보 속에서는 형체 없·

으면서도 유상인 경우. 귀신. 

        귀신들도 괜히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자기가 괴롭잖아.

스님3 :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인 안을 벗고 

천안을 얻어야 해요. 육안만 가지

        고 있으면 정확한 시각이 아니에요.

러한 (佛子)들  생각   도

 상에 도  할 수 다. 처럼 생 학  

에 는 할 수 없는 상  (輪廻)  

상  생  포함 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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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에  

포 비포
척 동

척 동 식 동식  
타 생

생

간 끼

코
끼
리 린

다
람

개

리

악
어 어

지 개
미

가
사
리

나
비 징

어

개
나
리

나
강
아
지 끼

산
생
충

곰

균

다
시
마

독 도

비

아
귀

아
수
라

수

태생
(胎生) 10 10 5 5 5 4 4 5 3 3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난생
(卵生) 0 0 0 0 0 2 4 2 4 4 1 8 2 3 7 0 1 0 0 0 3 0 1 0 0 0 0 0 0 0

습생
(濕生) 0 0 0 0 0 3 0 3 0 0 2 0 2 1 0 0 0 0 0 0 3 5 0 0 0 0 0 0 0 0

생
(化生)

0 0 0 0 0 0 0 0 0 0 2 0 0 6 0 0 0 0 0 0 0 0 2 0 0 5 0 3 0 0

답
 수

10 10 5 5 5 9 8 10 7 7 5 8 4 10 7 0 1 0 0 0 7 5 3 0 0 5 0 3 0 0

표 6.스님들  탄생 식에                                                  (단 :명)

3. 불자(佛子)들의 생물 분류 방법

1) 탄생 식에  생   결과

(佛子)들에게  계 에 각하여 탄

생 식   생  하게 한 결과는 

<  6>과 같다.

포  하고 나 지 재들  생 학  

 과는 다  식  하 다. 비포  척

동 , 척 동 , 동식  타 생  시 

그들  식 경  고 하여 습생(濕生)  

하 다. 비포  척 동 과 척 동  습생  

하는 것  신  생 사들   결과

 사하다. 한 단 한 경우만  하고는 

답   식  어느  도 

하지 않았다. 척 동   나비는 숙한 재

에도 하고 생(化生)  많  하 는

 나비  탄생 과  에  가 었다

가 나비가 는 것 므  변 하는   맞  

결과 다. 

2) 태    생   결과

태    하여 (佛子)들에게 

생  하게 한 결과 재에 체  모양  

다고 생각  색(有色)  택하 다. 식 , 

, 수 과 같  재는 비 생(非衆生)  

 했었 나 상    사용해 는 

색(有色)과 색(有色)   하 다. 색

(有色)과 색(無色)  생(衆生)  한  

에 생(衆生)  경우에만 가 가능 하리라

고 생각 지만   체계는 생(衆生)에 

하지 않 도 태  는 가 가능하

 에  계 에 한  체계는 생

학에   체계 는 계통   에  

차 가 었다.

3) 지각    생   결과

에  생  신하여 사용하는 용어  

(有情)과 생(衆生)  다. 동 역경원  사

( 학수, 1994)에는 생(衆生)  마 과 식 

용  는 생 라고 하 , (有情)  

감 과 지식,  식(情識)  는 생  하

 에 생(衆生)과 (有情)  동 어  생

각하는 등  계 에 한 생  는 생

학   과 차 가 었다. 라  스님들  

 계 에 우 하여 포 , 비포  척 동

, 척  동  생(衆生)  식(識)  가

진 상(有想)  하 고, 도 비, 아귀 등  

 재들  비 상․비 상(非有想․非無想)  

하 도 하 다.

4. 불  신자 여부에 른 사 및 고등학생들

의 개념

1) 사들  생  개 , 생  주   

 

생 에 한  는 질 에 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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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에  

포 비포
척 동

척 동 식 동식  
타 생

생

간 끼

코
끼
리 린

다
람

개

리

악
어 어

지 개
미

가
사
리

나
비 징

어

개
나
리

나
강
아
지 끼

산
생
충

곰

균

다
시
마

독 도

비

아
귀

아
수
라

수

신

태생
(胎生) 3 3 3 3 3

난생
(卵生) 3 1 3 2 3 1 1 2 2

습생
(濕生) 2 1 2 2 1 3 1 2 2 2 2 2 3 3 3 2 2 1 1

생
(化生) 1 1 1

태생
(胎生)

3 3 3 3 3

난생
(卵生)

3 3 3 3 3 3 3 2 3 2 1 1 1 1 1 2 1 1 1 1

습생
(濕生) 1 1

생
(化生) 2 2 2 2 2

답   수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표 7.생 사들  탄생 식에                                                (단 :명)

사  경우는  신  여 에 계없  생 학  

 답하 다. 생 체  변  원 에 해

는 ‘연 (緣起)에 한 연 건에 해 ’라는 

 생각  한 답  한 경우도 었다. 

신  타 과목 사  경우 생  에 

해  ‘ ’, 생 체 변  원 에 해 는 

‘변  원하는 심신 용’, ‘ 식’ 라는 

 생각  하는 답  하 다. 가 없는 

생 사는 생    생 체  변  원 에 

한 질 에 생 학  에 한 답  하 다. 

타 과목 사  생  에 해 는 ‘ 식

 는 것’, 생 체  변  원 에 해 는 

‘업과 에 지에 해 ’ 라는  생각  답

하는 경우가 었는  그는 학원에  체 학

 공하  에 동양 철학에 해 남다  

심  갖고 었다.

생 사들  생     결과는 <  

7>과 같다.  신  생  사들  학에  

생   공했 에도 하고 척  동 과 

식  습생  했다. 비포  척 동 과 

척 동  재들에 해 는 신  생 사

들  가 없는 생 사들에 비해 알  식하

는 재들  습생(濕生)  하는 경우가  

많  나타남   할 수 었다. 

식 과 동식  타 생  재에 해 는 

‘  없  살수 없 니 ’, ‘씨앗 나 포

 알  생각함’, ‘ 식 경  ’ 라는 

 난생(卵生) 나 습생(濕生)  하

다. 

타 과목 담당 사들  생   식  <  

8>과 같   신  여 는  없었다. 포

는 나 사들  공과 계없  모  태

생(胎生)  하 다. 생  재들에 해  

하지 않  사들도 었는  그  ‘살

아 는 것  아님’, ‘도 비 같  것  사실  

아님’, ‘ 재감  없 ’, ‘ 나 수  태어

났다고 볼 수 없  에’ 라고 하 다. 

학생들  동    개  포  동

 거  비슷한 미  사용하고, 척  동 과 

척  동   모 하다는 결과  얻  행 

연 가 다(Bell, 1981; Trowbridge & Mintzes, 

1985, 1988).   사들   결과  보  

행 연 에  나타난 결과  사하게 포   

다  재들  행 연  개 과 사한 양상

 보 다. 

태  지각    할 경우 

사들  나 공별  큰 차 가 나타나지 않았

다. 신 가 아닌 생 사도 도 비, 아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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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에  

포 비포
척 동

척 동 식 동식  
타 생

생

간 끼

코
끼
리 린

다
람

개

리

악
어 어

지 개
미

가
사
리

나
비 징

어

개
나
리

나
강
아
지 끼

산
생
충

곰

균

다
시
마

독 도

비

아
귀

아
수
라

수

신

태생
(胎生)

3 3 3 3 3 1

난생
(卵生) 3 3 2 3 3 1 2 2

습생
(濕生) 3 1 3 1 1 2 2 2 2 2 1 1 1 2 2

생
(化生) 1 1 1 1 3 3 3

태생
(胎生) 3 3 3 3 3

난생
(卵生)

3 3 3 3 3 1 3 1 3 2 1 1 1 1 1 2 1 1

습생
(濕生)

2 2 1 2 2 2 2 2 3 2 2 1

생
(化生) 1 1 1 2 2 2 3 3

답   수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표 8. 타 과목 담당 사들  탄생 식에                                     (단 :명)

수라  비 상․비 상(非有想非無想)  하는 

경우가 었다.

2) 고등학생들  생  개 , 생  주  

 

 신  여  계없   동 에 

하는 재  생(衆生)   했  답  

  생  모  생(衆生)  하

다.  생  Piaget(1929)   사

람들  갖는 동  심  생 과 닮아 는 것

 보 다. 태어나는 식, 태  , 지각  

  주어진 재  하게 했   

 신  여 에  큰 차 는 없었다. 본 연 에

는 학생들   신 과 생 학  개  수

용에 향  주는지에 해 는  할 수 없었

다. 는 학  생  시간에 진  가   학

생들  독  신  가 진  개  해  

수용에 향  다는 연  결과  학생들  

 신  생 학  개  수용에 향  다는 

연 들과는 상  결과  생각 다(Blackwell et 

al., 2003; Lombrozo et al., 2008). 학생들  사

․과학  쟁  사항에 해 신  견  결 할 

 주어진 료, 신  과학 지식, 신  등  드러

낸다고 하지만(Marina et al., 2010; Sadler et 

al., 2004)  계 에 각한 생   생  

 개 과 생 학  생   생   개  

고등학생들  경우 크게 충돌하지 않는 것  보

다. 는 향후 독 에 각한 생  개 과  

비  연  같  후  연  통해 어  차 가 

는지  해 본다  가 고등학생들  생  

 생  개  할  어  향  주는지  

해 하는  도움   것  생각 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  결  다 과 같다. 첫째, 에 는 

질  보다 신   생 과 생

 하는  생각하  에 생  

 결 하는  식(識) 용 다. 째, 

에 는 식  생  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경향  ,   재들  생  는 

재  생각한다. 째, 에 는 재하는 모든 

개체가 연 (緣起)  재  업(業)에 해 

(輪廻)하  에 생  하는 것  미 

하다고 생각하지만 탄생 식, 태  ,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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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째, 에  생  

생(衆生) 여 , 지각    할 

 동  재들  생(衆生)에 하 , 지각  

는 것  하는 경향  다. 다 째, 생  

공한 사라 할지라도 특  탄생 식  

 할 경우 생 학   개  보다는 

 생  개  용하는 것  볼 수 었다.

학습  개 들  과학  개  에 향

 주  과학 학습 에  개  과학 학

습  통해 도 쉽게 변 지 않는다. Toulmin 

(1972)  개  사람들  살아가는 지  

경과 그 개  지식  사  역동  상

용  통해 다고 하 다. 그러므  학습

 효과  개  변  해 는 개  생태

(conceptual ecology)  하는 여러 에 

해 악하는 것  하다고 하겠다. Vygotsky 

(1978)는 지식  달  연 ․생 학  과 

사 ․   향  는다고 하 는 , 

는 사 ․  경  하는 라고 

볼 수 다. 학습 는 학업 능 , 경, 경험, 동

에 어 차  가지고  가 , 태도, 특  집

단  통  포함하는 학습   한 학습에 

한 향  미  수 다(Cushner et al., 

1992). 학습 가 가진 개 , 사 ,  특

 에 같   운다 하 라도 학습 결

과는 매우 다 게 나타날 수 에 없다. 학습 가 

가진 각각  특  개 차  해 어 다. 공

 학습  해 는 개 차  고 한 수업  

  해 는 개 차에 한 한 해

가 필수 다( 과 경 , 2001).

‘생 ’  ‘생  ’ 개  생 학에  

근간  는 본 개 다. 생  극  

목  결  학생들  생   생  상에 한 

과학  해  도모하는 것 다. 그러나 안타

게도 학습 들  생  학습에 하  에 개

 었  다양한 경험  통해 신만  고

한 생  개 들  하고 다. 

 연 에  나타난  같   심 상

 과학  생 학  심 상과  달랐다. 과

학  견지에  보았    생  개  많

 에  비과학 었다. 재 학  생  

과는 에  연 어 립  생 학 내용

  어 다. 학  생 과학  통해 하

는 생   생   개 들   연 에 도 나

타났듯  학생들  상  나 생  통

해 습득해  생   생  개 과는 상충 는 

것들  포함하고  생 들  간과해

는 안  것 다. 

는 삼 시  고  통해 한 도에 

어  래 천  상  랜 시간 동안 우리 민

과 함께 해  다. 한  우리는 

직  식  하지 못하 라도 생  많  

  향  아 고,  에 

어 생 해 므  생  개 에 한 학생

들  개 도   향  없  거라

는 보  할 수 없다.  연 는 생 들에

게 ‘ ’라는 사  경에 심  끌어내

 해 생 학계에 는  수행  연

다. 효과  생  수․학습  해 고 어야 할 

 하나  한 가 학생  사   

경  통한 생 에 한 개   그 개  

향  알 주고 다. 앞  학  생 개 학

습에  학생들   등  통한 사  

경  어떻게 향  미 는지에 한   많  

후 연 가 어지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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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 는  개  생태(conceptual ecology)

 한  상학  신  보고 우리나라

에  지 가  래   에  통용

는 생  , 생  주   체계  경 

 들  통해 알아보고,   가지고 

지 않는 생  사, 타 과목 사, 고등학생들

과 어  차 가 는지  살펴보았다. 연  결과 

에 는 생  지 하는 용어  생(衆生), 

(有情)  사용하 , 생 학  과는 달리 

개체  생  개  아닌 모 가 하나  공동 운



292 구슬애‧차희

체  연결  연 (緣起)라는 개  갖고 었

다. 한 에 는 식  생 체  , 생(衆

生)  생각하지 않았다. 에  생  가진 

것들 , 생(衆生)  하는  탄생 식, 

태  , 지각   하고 었는 , 

 생  개   하고 는  지각  

다. 생 과 생   개  생  개 학습

 근간  는 개  개  생태  사

 향  는 생 개 들  생 학습

에 크고  향  미 다. 생 사들   연

결과에  나타난 들  가지고 는 생   

생 개 에 한 개  악함  

주  수학습 비에 도움  얻  수  것  

한다.

주 어: 사 , 생 개 , 생   개 , 

, 생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