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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활용한‘태양계와 별’단원 수업이 과학개념 및 
과학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김윤경1 ․ 이용섭2*

(1금동초등학교 ․ 2부산교육대학교)

The Effects ofSolar System and StarUsing Storytelling on Science 
Concept an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Kim Yoonkyung1․ Lee Yongseob2*

(1Geumdong Elementary․ 2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torytelling skill on science concept an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For this study the 5 grade, 2 class was divided into a research group and a comparative 
group. The class was pre-tested in order to ensure the same standard. The research group had the science class 
with storytelling skill, and the comparative group had the class of the teacher centered lectures on 11 classes 
in 8 weeks. The storytelling skill was focused on set the astronomical target wants to set up a story, through 
the small group discussion, present subject of the story, set the protagonist of the story for smooth configuration 
of the story, in order to smooth the flow of the story, make up a story around a hero, to make a clear story, 
decorated with pictures, shapes, graphs, etc, group story, complete with an astronomical(saints) in storytelling. 
To prove the effects of this study, science concept was split up according to knowledge, inquiry, attitude. Also, 
science learning motivation consisted of assignment is worth, learning beliefs about control, self 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sing storytelling skill was effective in science concept. Second, using 
storytelling skill was effective i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lso, after using storytelling skill was good 
reaction by students. As a result, the elementary science class with storytelling skill had the effects of developing 
science concept an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It means the science class with storytelling skill has potential 
possibilities and value to develop science concept an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Key words : Solar system and star, storytelling, science concept, learning motivation

Ⅰ. 서 론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재 교육

장에서는 성취기 설정으로 학습성과를 강조하

며, 학습방법에서는 토의․토론 수업방법을 강조하

고 있다. 교육 장에서 학습성과를 거양하고 수업

에 참여하려는 노력은 그 학습에 한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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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사는 등과학 교과의 천문분야에 한 학

습방법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장

교사들은 등학생의 발달과정에서 공간지각을 필

요로 하는 주제인 천문분야 교수방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 의

하면 13∼16세가 되면 부분의 학생들이 지구 

심부로 향한 '아래'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 의 나이에 해당하는 등학

생들이 천문 역에 련된 공간지각 개념을 습득하

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단되어 진다(이
석희와 이용섭, 2012). 이러한 ‘아래’라는 개념은 

등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 력’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등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천문분야에 한 

지식습득에서 여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선행연구 등

(박승훈과 신 , 2010; 신명렬과 이용섭, 2012a; 신
명렬과 이용섭, 2011; 윤마병과 김희수, 2010; 
Barnett et al., 2005; Gazit et al., 2005)에서 살펴보면 

스토리텔링, Thinking Maps, SGIM, II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천문분야에 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한 시도가 있었다. 특히, 이석희와 이용섭(2012)에 

의하면,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과학수업이 과학

학습동기 함양과 공간지각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

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과학  지식 습득에는 어

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

라 여겨 본 연구의 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지 까지 천문분야에 한 지식습득을 해서 천

문분야에 한 다양한 학습방법의 변화가 고되고

는 있으나 재 교육 장의 단 시간 수업에서는 

실험  토의방법 수업이 주요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천문분야의 학습은 야간이 아닌 주

간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비 실 인 

수업방법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교과 활동으로 활용 가능한 천문학습 주제에 

따른 학습방법인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은 권장할만

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천문분야에 한 학습 주제의 경우, 태양을 제외

하고는 부분 야간에 별자리, 행성, 달 등의 측실

습을 해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교학습의 

천체 측에서는 주로 야간에 시․공간의 제공이 필

요하다고 보아지나 재 교육 장의 실정은 수업시

간, 측 장소 등의 제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천문분야에 한 학습이 주간의 교실에서 이론 인 

학습으로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체분야의 학습이 

제 로 이루어 질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는 야간에 천체를 찰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 등학교 천문분야에 한 학습은 측하는 

시기나 측 방법에 한 자세한 언 이 없으며 교

육과정 운 상의 본질 인 측면에서 시간외 인 수

업운 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문분야에 련된 학습을 등학생 발달단계에 

비추어 보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제

공하고, 모둠 구성원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별자리

에 한 내용을 꾸며보게 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다면 과학개념 습득  과학학습동기가 함양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태양계와 별’ 단원을 학습하여 과학개념  학습동

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태양계와 별’ 

수업이 과학개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둘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태양계와 별’ 

수업이 과학학습동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셋째,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 용 후 학생들의 인

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과학 수업

이 학생들의 과학개념과 과학학습동기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해 선행연구를 탐색하 고 스토리

텔링 기법을 용하기 해 교수․학습계획안을 작

성하 으며 비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 다. 그리고 과학개념과 학습동기에 

해 사 검사를 실시하 으며, 주어진 주제에 해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을 용한 후 사후 검사를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는 단계로 진

행하 다.

2. 연구 시기 및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8주간, D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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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차시 차시명 학습목표 핵심용어

재미있는 

과학
1/11 행성과 별자리 찾기 놀이

를 해 볼까요?
․ 태양계 구성원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다.

과학 

탐구

2/11 태양계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요?
․ 태양계의 구성원을 설명할 수 있다.
․ 태양의 소 함을 설명할 수 있다.

태양계, 행성, 
항성, 성

3/11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

교하여 볼까요?
․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 인 거리를 비

교할 수 있다.

4/11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

리를 비교해 볼까요?
․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 인 거리를 비

교할 수 있다.

5/11 우주 탐사 계획을 세워 

볼까요?

․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 우주 탐사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우주 탐사에 한 꿈을 가진다.

과학

이야기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 탐

사선 보이 호
․ 과학과 우주

6/11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 별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임

을 설명할 수 있다.
․ 하늘의 별을 무리 지어 연결한 것이 별자

리임을 설명할 수 있다.

별, 별자리

과학

이야기

서양의 별자리와 우리나

라의 별자리
․ 생활 속의 과학

7/11
북쪽하늘의 별자리를 이

용하여 북극성을 찾아볼

까요?

․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를 이용하여 북

극성을 찾을 수 있다.

북두칠성, 카시

오페이아 자리,
북극성

8/11 밤하늘에서 밝은 행성을 

찾아볼까요?
․ 밤하늘의 별 사이에서 성, 목성, 토성과 

같은 밝은 행성을 찾을 수 있다.
과학

더하기

9～10/1
1 나는 태양계 큐 이터

․ 태양계 큐 이터가 되어 태양계 모형을 

기획하거나 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과학

생각 모음
11/11 태양계와 별에 해 정리

해 볼까요? ․ 태양계와 별에 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Lesson learning system

시에 소재한 D 등학교 5학년 2개반을 선정하 으

며, 연구 상 아동 수는 스토리텔링 과학수업을 

용한 연구집단 20명과 교사 주의 일반 인 학습

을 용하는 비교집단 20명으로 하 다. 과학개념 

검사와 학습동기 검사의 사 검사 결과,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모두 동질한 집단으로 명되었다.
 

3. 수업 과정 및 처치

본 연구는 등학교 5학년 1학기 과학과 2단원 

‘태양계와 별’ 의 수업을 해 탐구과정 요소를 추

출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 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할 수 있도록 차시별 주제를 재구성하

다. 한 주제의 재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

제에 따른 핵심용어를 지정하 으며 천문학습을 

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된 순서에 

의해 이야기를 꾸며나가게 하 다.
첫째, 스토리를 설정하고자 하는 천문(성도) 상

을 설정한다.
둘째, 모둠별 의를 하여 스토리의 주제를 제시

한다.
셋째, 스토리의 원활한 구성을 해 스토리의 주

인공 설정한다.
넷째, 스토리의 구성에 따른 흐름을 원활하기 

해서 주인공을 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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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irth of stars and the spring 
constellations

    Fig. 2. The big dipper and cassiopeia logo 
story

Fig. 3. Find a polaris and cassiopeia

   
Fig. 4. Planetary exploration plans

다섯째, 스토리 내용을 명료하기 해 그림, 도형, 
그래  등으로 스토리를 꾸민다.

여섯째, 모둠별 스토리를 천문(성도)에서 스토리

텔링으로 완성한다. 
단원에 한 학습 체계는 Table 1과 같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해 ‘별자리는 무엇일까

요?’의 주제를 가지고 학습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 제시이다. 밤하늘에 보이는 으로 

표 되는 별자리  모양을 제시하여 무수한 많은 

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하며 별

에 한 서로의 생각을 나 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의 생일과 련된 별자리를 

조사한 후 에 태어난 학생들을 심으로 자신의 

별자리 이야기를 발표하 으며(Fig. 1), 교과서에 제

시된 북극성을 이용하여 카시오페이아를 찾는 활동

을 해 직  컴퓨터를 활용하여 별자리 PPT자료를 

모둠별로 만들었다. (Fig. 2)는 별자리에 한 가장 

큰 흥미도는 자신의 탄생월에 련된 별자리 발표

로 서양의 별자리와 우리나라의 별자리에 한 비

교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며 탄생별자리가 같은 아이

들끼리 별자리 그림을 그려 보는 활동을 하 다. 
한 북극성을 이용한 카시오페이아자리 찾는 방

법은 모둠별로 작업한 PPT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

이 웹상에서 실제로 찾아보았다(Fig. 3). 

셋째, 별자리 찾기를 학습 후 아이들이 직  태양

계큐 이터가 되도록 자신만의 랜드를 만들어 행

성탐사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로 진행하 다. 여기서 

행성탐사계획을 바탕으로 랜드명을 심으로 회

사운 계획을 탐사계획 같이 제시하여 작성하 다

(Fig. 4).

4. 검사 도구 및 자료 처리

연구결과에 한 신뢰성 확보를 해 통계패키지 

SPSS 22.0를 사용하여 결과를 처리하고 해석하 다.

가. 과학개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는 3 역으로 구분하

다. 첫째, 지식 인 부분으로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을 알고, 태양이 지구의 에 지원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별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임을 설명하고 하늘의 별을 무리지어 연결한 

것이 별자리임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한 문항으

로 검사하 다. 둘째, 탐구부분으로 태양과 행성의 

상 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태양에서 행성까

지의 상 인 거리를 비교하 으며 우주탐사계획

을 세우고 밤하늘에서 성, 목성등과 같은 밝은 행

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과학  

태도면으로는 우주에 한 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태양계와 별’ 단원 수업이 과학개념 및 과학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101

하 요소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과제가치 7 1, 2, 3, 4, 5, 6, 7

학습신념통제 4 8, 9, 10, 11

자아효능감 8 12, 13, 14, 15, 16, 17, 18, 19

체 19

Table 2. Questions number of science learning motivation test

      역 반구분 N 평균 표  편차 t p

지식

사 검사
연구반 20 6.10 .97

.454 .652
비교반 20 5.90 1.71

사후검사
연구반 20 8.75 1.29

4.729 .000
비교반 20 6.60 1.57

탐구

사 검사
연구반 20 5.00 .73

1.406 .168
비교반 20 5.45 1.23

사후검사
연구반 20 8.80 1.06

4.837 .000
비교반 20 6.85 1.47

태도

사 검사
연구반 20 3.05 1.10

.470 .641
비교반 20 2.90 .91

사후검사
연구반 20 4.15 .59

3.894 .000
비교반 20 3.25 .85

과학개념

사 검사
연구반 20 14.15 1.50

.131 .896
비교반 20 14.25 3.06

사후검사
연구반 20 21.70 1.75

7.217 .000
비교반 20 16.70 2.56

Table 3. Test results of science concept

계속탐구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우주탐사에 

한 꿈을 가지는가에 해 알아보았다. 지식에 련

된 문항은 1～4번, 탐구에 련된 문항 5～8번, 태도

에 련된 문항 9～10번이다. 이러한 문항에 한 

것은 교육과정  과학교육 문가 5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내용타당도 검정을 거쳤다.
 

나. 과학학습동기 검사

과학학습동기 검사 문항은 Pintrich et al(1991)이 

개발한 MSLQ 에서 과제 가치 7문항, 학습 신념 

통제 4문항, 학습과 수행의 자아 효능감 8문항을 5
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한 것(이정아 등, 

2010)을 이용하 다.
문항  1~7번 문항은 과제가치, 8~11번 문항은 

학습 신념 통제, 12~19번 문항은 자아 효능감에 

한 문항이다. 본 도구의 내  신뢰도 계수는 과제가

치 0.90, 학습 신념 통제 0.68, 학습과 수행의 자아 

효능감 0.93이다(Pintrich et al., 1991). 본 사  검사 

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과

제 가치 범주가 0.786, 학습 신념 통제 범주가 0.778, 
학습과 수행의 자아 효능감 범주가 0.844이었다. 본 

사후 검사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α)는 과제 가치 범주가 0.914, 학습 신념 

통제 범주가 0.775, 학습과 수행의 자아 효능감 범주

가 0.943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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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반구분 N 평균 표  편차 t p

과제가치

사 검사
연구반 20 15.05 1.99

1.242 .222
비교반 20 15.75 1.559

사후검사
연구반 20 18.40 2.04 3.036 .004
비교반 20 16.05 2.80

학습신념통제

신념
연구반 20 7.95 1.23

.137 .892
비교반 20 7.90 1.07

후신념
연구반 20 10.95 1.93

2.165 .037
비교반 20 9.60 2.01

자아효능감

효능
연구반 20 16.75 7.35 .743 .462
비교반 20 15.50 1.61

후효 능 연구반 20 26.15 2.08
4.717 .000

비교반 20 23.30 1.72

과학학습동기

동기
연구반 20 39.75 7.48

.336 .738
비교반 20 39.15 2.76

후동기
연구반 20 55.65 3.08 7.197 .000
비교반 20 47.10 4.33

Table 4. Results of science learning motivation test 

다.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 적용 후 학습자들의 인식 

반응 검사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을 연구집단에 용한 뒤, 
학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하여 수업 처치 후 

연구집단에 설문지를 투입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반응 검사지는 5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에 의뢰

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수업이 

과학개념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1. 과학개념에 미치는 효과

두 집단간에서 학습동기의 사후 검사결과에 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연구집단

과 비교집단의 과학개념 검사 수를 t 검정으로 결

과를 해석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과학개념 사 검사 수에 한 t 분석 

결과, 과학개념의 하 요소인 ‘지식, 탐구, 태도’ 
역에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유의수  .05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05) 하 역

의 합인 과학개념의 사 수에서도 연구집단과 비

교집단은 유의수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두 집단간에는 동질집단임을 확인하 다

(p>.05).
Table 3의 과학개념 사후검사 수에 한 t 분석 

결과, 과학개념의 하 역인 ‘지식’ 역에서 

t=4.729, p=.000이며, ‘탐구’ 역에서는 t=4.837, 
p=.000이다. 한 ‘태도’ 역에서도 t=3.894, p=.000
이다. 이는 한 하 역의 합인 과학개념의 사후

수에서도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유의수  .05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태양계와 별’ 단원 

수업이 과학개념 습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과학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수의 변화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해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과학

학습동기 검사 수를 t 검정으로 결과를 해석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과학학습동기 사 검사 수에 한 t 

분석 결과, 학습동기의 하 요소인 ‘과제가치, 학습

신념통제, 자아효능감’ 역에서 연구집단과 비교집

단은 유의수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05) 하 역의 합인 과학학습동기의 

사 수에서도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유의수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 간

에는 동질집단임을 확인하 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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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설문내용 응답내용 N(명) %

1
Storytelling Skill 과학 수업을 다
른 과학 수업보다 흥미 있게 학

습하 습니까?

① 매우 그 다. 17 85.0
② 그 다. 2 10.0
③ 보통이다. 1 5.0
④ 그 지 않다. 0 0
⑤  그 지 않다. 0 0

2 Storytelling Skill 과학 수업 활동

에 극 으로 참여하 습니까?

① 매우 그 다. 17 85.0
② 그 다. 1 5.0
③ 보통이다. 2 10.0
④ 그 지 않다. 0 0
⑤  그 지 않다. 0 0

3
Storytelling Skill 과학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 다. 16 80.0
② 그 다. 2 10.0
③ 보통이다. 2 10.0
④ 그 지 않다. 0 0
⑤  그 지 않다. 0 0

4 다음에도 Storytelling Skill 학습
으로 공부하고 싶습니까?

① 매우 그 다. 18 90.0
② 그 다. 1 5.0
③ 보통이다. 1 5.0
④ 그 지 않다. 0 0
⑤  그 지 않다. 0 0

Table 5.  After analysis of the learners aware of storytelling applied science class

Table 4의 과학학습동기 사후검사 수에 한 t 
분석 결과, 과학개념의 하 역인 ‘과제가치’에서 

t=3.036, p=.004이며, ‘학습신념통제’ 역에서는 

t=2.165, p=.037이다. 한 ‘자아효능감’ 역에서도 

t=4.717, p=.000이다. 하 역의 합인 과학학습동기

의 사후 수에서도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유의수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태양계와 별’ 단원 

수업이 과학학습동기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학습동기에 련된 선행연구 등(강유미와 신

, 2011; 박민정 외, 2007; 이미화, 2005; 이선경 

외, 2010; Bingham, 2005; Eramudugolla et al., 2011; 
Jatsch, 2005; Ocklenburg et al., 2010; Romine & 
Banerjee, 2012; Wexler, 2003)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과학학습동기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

과가 있으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천문분야에 한 

내용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이석희와 이용섭(2012)의 연구인 스토리텔링 기

법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과학학습동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3. 스토리텔링 기법의 ‘태양계와 별’ 수업 후 

학습자들의 인식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 후 연구집단의 학습자들 

인식 반응을 알아보기 설문지를 투입하여 얻은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 기법수업

에 한 학습의 흥미도에서는 95%로 이러한 학습활

동 이후 과학 수업에 흥미 있다고 응답하 다. 스토

리텔링 기법수업은 기존의 지식 달 수업과는 달리 

자신에 해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등

학교 고학년의 특성을 잘 반 하며 학습자수 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수업의 기법이라 여

겨진다. 한 ‘학습의 참여도’에서는 90%가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 다고 응답하 다. 이는 ‘학습의 

흥미도’의 반응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한 ‘내용 이해’에서는 90%가 태양계에 한 과학  

이해에 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 다. 이는 학생들이 스토리 개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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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 수업에서 천체에 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과학수업자료로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원 마지막의 행성탐사를 한 회사

설립계획 수립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바탕이 

되어 미래여행에 한 상상력과 호기심까지 자극하

는 계기가 되어 태양계와 별에 한 이해가 더 깊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도 다른 내용을 학

습하는데 스토리텔링 기법 과학수업으로 공부하고 

싶은가?’에 한 물음에도 95%의 학생들이 정

으로 호응하 다. 설문의 응답으로 보아 태양계와 

별에 한 학습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기법을 바탕

으로 실험설계  구상을 하는 것이 등학생의 발

달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Ⅳ. 결론 및 제언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태양계와 별’ 단원 

수업이 과학개념 습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생들이 주간에 학습해야하는 시간  

한계를 공간 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여지며 자

신의 별자리와 련된 스토리 심으로 설정된 천

체에 해 호기심 어린 근을 통해 이야기를 꾸며

나가게 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에 매우 좋은 호감을 얻었다고 해석된다. 
한 창의 인 발상으로 행성탐사계획을 세우는 스토

리텔링 수업기법은 미래시 에 해 다양한 방법의 

근이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근하는 과학  태도 

함양으로 과학교과에 심을 더하고 있다고 보여진

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태양계와 별’단원 수

업이 학습동기 부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천문학습은 공간지각 개념 습득이 매우 어렵게 

여겨지는 학습이고 공간지각을 유도하는 상황을 제

시해야 스토리가 꾸며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개념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공간상황은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

성들에 한 상  비교학습을  차시에 학습한 

후,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행성들을 비교하는 수업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학습을 한 스토리텔

링 수업 용은 공간지각 개념습득에 효과가 있었다.
셋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태양계와 별’ 

수업 후, 학생들은 수업 방법에 해 과학  흥미를 

느끼며 학생들의 인식에 정 인 반응을 보 다. 
스토리텔링 기법은 통 인 수업방식인 단순암기

와 주간에 이루어지는 한계성을 최 한 극복한 학

습방법으로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 공간개념확장으로 유도하 으며 측

정할 수 없는 우주의 함을 학습자 스스로 자신

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자들의 반응을 좋게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의 논의와 시사

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천문 로그램에 스토리텔링 기법의 목을 

시도하는 것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단되며, 과
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스토리텔링 단원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구안할 수 

있는 기본 인 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천문학습은 다

양한 학습방법  학습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천
문분야에 한 학습이 주간의 교실에서 이론 인 

학습으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한계성을 뛰

어 넘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  학습자료의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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