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천문학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과학  한 

하나이며, 과거 종교의식에서부터 최근 첨단 과학기술

에 이르기까지 여 히 의 심을 받고 있다(Bailey 
& Slater, 2003).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하늘, 달, 태양, 
별에 한 측 경험이 있으며,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

한 질문을 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필수 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Pérez-Lisboa et al., 2020, Yair et al., 2003). 

Martin et al.(2005)은 천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우주  에

서 자신의 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이

유로 천문학 교육은 등  등교육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Chen et al., 2007; Pena & Quilez, 
2001; Ucar & Demircioglu, 2011), 여러 국가에서 천문

학 교육은 과학교육 내에서 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

과정에서 꾸 히 다루어지고 있다(Tü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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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seasonal constellation experiments and to find out what are effective seasonal 
constellation experiments according to school salary. we organized seasonal constellation experiments with 24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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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기원  수천 년경 바빌로니아 지역의 유목민이 

이동 생활 과정에서 밝은 별들을 연결해 동물에 비유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별자리는 천문학 교육

에서 뿌리가 깊으며, 밤하늘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등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별자리 학습은 과거부터 

지 까지 국가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다. 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별자리 학습

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 4학년 ‘별자리 찾기’ 단원

에서 북두칠성과 계 별 별자리를 찰하는 활동을 한

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태양계와 별자리가 통합

되어 ‘태양계와 별’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하루 동안 별자리의 움직임 찰과 계 별 별자리를 

찾아보도록 하 다. 2009개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별자리의 의미와 북쪽하늘 별자리는 5학년 ‘태양

계와 별’ 단원에서, 지구의 운동에 따른 계 별 별자리

는 6학년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다루고 있다. ·고
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 8학년 ‘지구와 별’ 단원에

서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별을 측하고, 별자리 보

기  보기 활동이 심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지구과

학Ⅰ ‘신비한 우주’ 단원에서는 별자리 보기 을 이용

하여 별자리를 찾아보고, 별의 밝기와 등 을 계 짓

도록 하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에 별

자리 을 이용하여 별 찾기 활동을 하는 활동이 있으

며, 2009개정 교육과정 ‘외권과 우주 개발’, ‘다가오는 

우주’ 에서는 별의 치를 측하고 계 에 따라 측

할 수 있는 별자리의 변화와 이동을 학습한다(교육부 

1997, 2007, 2009, 2015).
이처럼 별자리 학습이 지속 으로 이루어짐에도 많

은 학생과 교사는 별자리에 한 개념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 Hintz et al.(2015)는 학생과 9학년 학생을 

상으로 별자리와 별에 한 기본 개념을 조사한 결

과 부분의 학생과 학생은 2개 정도의 별자리(오리

온자리와 큰곰자리)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에 한 기본지식의 경우 학생에게 주로 있

었으며, 약 35%가 하나의 밝을 별을(북극성 는 베텔

게우스)알고 있는 정도의 수 이었다. Türk & Kalkan 
(2015)는 천문학 기본 개념에 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검사하기 한 시험지를 개발하고 테스트 한 결과 학

생들은 별자리는 달보다도 가까이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높은 산에서 바라보면 별자리의 모

습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별자리 학습에서 직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찰하

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에 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

은 많지 않다. Lai & Wu(2005)도 천문교육 효과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실외 측과 한 도구의 

구 이라고 제안하 다. 하지만 실제 밤하늘에서 별자

리를 찰하는 것은 교사의 천문 지식 부족, 측 장비 

부족, 날씨나 지형 조건, 빛 공해, 안 상 문제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다(한제  외, 2012; 
Zhang et al., 2014). 따라서 별자리 학습은 교과서나 멀

티미디어 자료, 모형실험 등 교실 내 교육에 의존하고 있

다. 실제 한제  외(2012)의 연구에서 부분의 등학생

과 교사는 천체 측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 으로 밤하늘을 직  측하는 수업에 

한 어려움으로 다양한 별자리 학습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Plummer(2006)는 천체 시뮬 이션 장비를 사용한 

운동감각  교육 략과 가상 천체 측 조합이 학생들

의 천체 운동 개념 형성에 정 인 효과를 일으켰음을 

밝 냈다. 그리고 등학생들이 천체투 에서 학습할 

때 하늘의 움직임을 보다 잘 악할 수 있고(Plummer, 
2009), 교실기반 수업에 비해 천체투 에서의 상호작

용이 더 효과 이라는 것을 발견하 다(Plummer et al., 
2014). Zhang et al.(2014)는 치 기반 AR 모델을 사용한 

시뮬 이션 소 트웨어는 천문학 교육 환경에 합하

고, 통 인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더 극 이라고 하 다. 이처럼 최근에 가

상 실이나 증강 실, 천체투  등을 활용한 천문학 

 별자리 수업에 해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

한 밤하늘을 사실 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학습 환경 제

공은 아이들이 밤에 실제로 별이나 별자리, 태양계 행성

을 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개념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Barab et al., 2001; Brazzeli & Espinoza, 2009; 
Jacobson, 2013; Mohler, 2000; Pérez-Lisboa et al., 2020; 
Soga et al., 2011; Sung et al., 2010; Tian et al., 2019; Yair 
et al., 2001).

이외에도 Francis(2005)은 역할놀이 게임을 사용하

여 천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여주

고, 능동 인 참여를 이끌어 교사로부터 정보를 수동

으로 받는 것보다 효과 이라고 하 다. 한 천문

학을 배울 때 상징 인 몸짓을 사용하는 것은 공간

으로 복잡한 생각을 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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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수 있어 효과 이었다(Padalkar & Ramadas, 
2011; Plummer et al., 2016).

별자리 학습 방법과 련해서 국내에서는 맹승호와 

이기 (2018)이 등학생을 상으로 별자리의 움직임

을 찰하고 이러한 겉보기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별자리와 태양, 지구의 치 계로 그림으로 표 하

도록 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의 공 과 별자

리의 겉보기 운동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등학생들의 

공간  추론의 유형을 구분하여 학습 발달과정의 

에서 분석하 다. 이석희와 이용섭(2012)은 등학교 5
학년 31명을 상으로 별자리를 익힐 때 스토리텔링을 

하게 하고 과학학습 동기와 공간지각 능력, 인식을 조

사한 결과, 스토리텔링 기법이 과학학습 동기, 공간지

각능력 향상에 효과 이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인식

에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별자리 학습과 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부

분이 천체투 이나 증강 실, 가상 실 활용 는 

역할놀이, 스토리텔링 등의 교육 효과를 알아보고 있

다. 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천문 교

육은 학생들의 수 이나 환경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

다(한제 과 채동 , 2020). 하지만 부분의 선행연구

에서는 이러한 학교 별에 따른 효과 인 교육방법에 

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계 별 별자리를 학습하기 한 실

험방법을 정리하고, 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효과

인 계 별 별자리 실험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 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연구의 목 과 내용, 연구방법을 안내받

고 이에 동의한 J교육 학교 3학년에 재학 인 24명
의 비교사를 상으로 하 다. 연구에 참여한 비

교사는 과학교과에 한 심이 많고 내용 지식이 비

교  잘 갖추어져 있는 등 과학교육 공심화 선택 

학생이다. 연구 참여자는 이  학부 과정에서 과학교

과교육론을 통해 주요 과학학습이론과 과학 수업 모

형, 탐구과정에 해 학습하 으며, 교과 교재 연구  

지도법 수업에서 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실험과 

교과 지식을 학습하 다. 

2. 자료 수집

연구자와 비교사는 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

집하여 계 별 별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실험을 정리

하고, 추가로 비교사와 토의를 통해 새로운 계 별 

별자리 학습 실험을 고안하 다(Table 1). 이때, 학교 

수업이 낮과 학교라는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하여 직  밤에 별자리를 측하는 활

동과 과학 에서 천체투 장치(planetarium)를 활용하

는 실험내용은 넣지 않았다. Table 1에 제시된 실험은 

실험 방법뿐만 아니라, 단순한 계 별 별자리를 찰

하는 것부터 지구의 공  개념과 련하여 계 별 별

자리가 달라지는 원인을 알아보는 등의 내용 수 까지 

다양하게 구성하 다. 이것은 학교 별에 학생들의 

사고 수 과 실험 수행 수 , 교육과정, 배경지식 등에 

Table 1. Experimental subjects and courses for learning the seasonal constellation
실험번호 실험 주제 실험과정

실험1

지구의를 이용하여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비물 : 갓 없는 등, 지구의, 측자 모형, 자, 계 별 표 인 별자리

1. 등을 책상의 가운데에 두고, 네 사람이 원을 그리며 등 주 에 선다.
2. 계  순서에 맞게 각 계 의 표 인 별자리 그림을 등 쪽으로 든다.
  (계 별 표 인 별자리 시: 철 사자자리, 여름철 거문고자리, 가을철 페가수스자리, 겨울철 

오리온자리)
3. 등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지구의를 놓고, 지구의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그곳에 측자 

모형을 붙이고 등을 켠다.
4. 자 축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면서 지구의를 서쪽에서 동쪽(시계 반  방향)으로 공 시킨다.
5. (가), (나), (다), (라) 각각의 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6. 계 마다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270학교 급별에 효과적인 계절별 별자리 실험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Table 1. (continued)
실험번호 실험 주제 실험과정

실험2

역할놀이로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비물 : 갓 없는 스탠드, 회 의자, 계 별 표 인 별자리

1. 갓 없는 기스탠드를 가운데에 둔다.
2. 등 주 로 반지름 1m 정도의 원을 그리고, , 여름, 가을, 겨울 치를 표시한다.
3. 각 계  치에서 표 인 별자리가 그려진 을 들고 선다.
4. 지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계 별 별자리 그림과 기스탠드 사이에 회 의자를 놓고 앉는다.
5. 회 의자에 앉은 지구 역할 사람은 등 주 를 돌면서 각 치에서 보이는 별자리와 잘 보이지 

않는 별자리를 찰한다.
6.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계 에 볼 수 없는 별자리는 어떤 방향에 

있는지 말해본다.

실험3

교실에 

별자리를 

꾸미고 별자리 

관찰하기

비물 : 빨간색 스티로폼 공, 스마트기기, 검은색 도화지, 밝은 색 스티커(필기도구)

1.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각 계 별 별자리를 조사한다.
2. 각 계 별 별자리를 검은색 도화지에 스티커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3. 교실 가운데에서 천장에 실로 스티로폼 공(태양)을 매단다.
4. 앞에서 그린 계 별 별자리 도화지를 계 에 맞게 교실 벽에 붙인다.
5. 스티로폼 공 주변을 돌며 각각의 별자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한다.
6. 계 에 따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실험4
별자리 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비물 : 별자리 , 필기도구

1. 별자리 에서 날짜 과 시간 을 조정하여 3월 21일, 밤9시로 맞춘다.
2. 이때 동쪽이나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기록한다.
3. 별자리 에서 날짜 과 시간 을 조정하여 6월 22일, 밤9시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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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실험번호 실험 주제 실험과정

4. 이때 동쪽이나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기록한다.
5. 같은 방법으로 9월 23일, 12월 22일 밤9시에 보이는 별자리를 기록한다.
6. 각 계 마다 보이는 별자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한다.
7. 각 계 마다 같은 시각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실험5

stellarium
로그램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비물 : 컴퓨터 는 스마트기기, 필기도구

1. stellarium 로그램을 설치한다.
2. 좌측에 있는 [ 치] 항목에서 우리나라로 맞추고, 하단의 [별자리 선]과 [별자리 이름표] 버튼을 

선택한다.
3. 좌측에 있는 [날짜/시간] 항목에서 3월21일 밤 9시로 맞춘다.
4. 동쪽이나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기록한다.
5. [날짜/시간]창에서 월을 하나씩 올리면서 별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찰한다.
6. 같은 방법으로 6월 22일, 9월 23일, 12월 22일 밤9시에 보이는 별자리를 기록한다.
7. 각 계 마다 같은 시각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실험6
Solar system scope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비물 : 컴퓨터, solar system scope 로그램

1. 인터넷으로 solar system scope 온라인 모델로 속한다.
2. 화면에서 지구를 선택한 후 우측의 [지구 탐사하기]를 선택한다.
3. 좌측 메뉴에서 [밤하늘]을 선택한다.
4. 좌측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한 후, 바를 내려 별자리 이름(constellation names)이 보이도록 한다.
5. 하단에 있는 지구 모양 버튼을 러 치를 우리나라로 조정한다.
6. 하단에 있는 [날짜/시간] 창을 러 3월 21일, 6월 22일, 9월 23일, 12월 22일 밤9시에 보이는 

별자리를 기록한다.
7. 각 계 마다 같은 시각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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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교 별에 합한 실험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

이다(한제 과 채동 , 2020). 
연구자는 비교사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계

별 별자리 실험 활동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

별로 각 실험 활동을 실습해 보고, 실험의 장단 과 기

효과 등을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하 다. 조별 실험 

시간과 토의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이며, 시간이 부

족할 경우 추가로 시간을 주었으며 실험에 해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궁 한 것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질문하도록 하 다.
연구자는 비교사들이 별자리 학습 실험을 이해한 

후 Table 2와 같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이 설문지는 학교 별에 효과 인 계 별 별

자리 탐구 실험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게 생각한 

이유를 자세히 쓰도록 하 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제

한하지 않았으며, 설문지 작성 에도 실험 내용에 

해 궁 한 것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질문하도록 하 다.

3. 자료 분석

실험참여자를 코드화 한 후, 등학교와 ·고등학

교로 구분하여 각 실험 선택 수와 그 이유를 분석하

다. 실험을 선택한 이유에 해서는 비슷한 응답끼리 

묶어서 공통 인 부분을 서술하 다.

Ⅲ. 연구 결과

1. 초등학교에 효과적인 계절별 별자리 실험

비교사들이 생각하는 등학교에 효과 인 계

별 별자리 실험은 Table 3과 같다.
비교사 13명(54.2%)은 등학교에 가장 합한 

계 별 별자리 탐구 실험으로 실험2(역할놀이로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를 선택하

다. 역할놀이를 선택한 이유로는 학생들이 직 으

로 역할놀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용을 직 이고 구

체 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실험2에 제시된 역할놀이를 활용한 계 별 별자리 

학습은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교과서

에서 다루고 있는 실험에 해당한다. 역할놀이는 학

년 학생에게 추상 이고 복잡한 천문 상을 지도하는

데 자주 쓰이는 실험방식이다. 이러한 계 별 별자리 

학습에서 역할놀이의 효과는 Plummer et al.(2016)의 연

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비교사는 교실에 별자리를 꾸미고 별

자리를 찰하는 활동이 등학교에 효과 인 실험이

라고 생각하 고, 그 이유로 학생들이 직  별자리를 

꾸며보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그 다음으로 실험1(지구의를 이용하여 계 에 따라 별

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을 선택하 으며, 그 

이유로 계 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원인인 지구의 공

과 연계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이를 통해 

비교사는 단순히 실험방법뿐만 아니라 주요 천문개

념과 연계하여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 외 실험4(별자리 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실험5(stellarium 로그램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가 있었지만, 역할놀이를 활용

할 실험과 비교해 볼 때 선택 수는 큰 의미가 없었다.
비교사들이 등학교에 효과 인 실험을 선택하

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부분의 비교사는 직

인 체험활동이나 조작활동을 이유로 들었다(83%). 이
를 통해 비교사는 교사가 되어 등학교 수업을 할 

때 직 인 체험과 조작, 찰 활동을 강조한 실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Survey contents

다음 학교 별에서 가장 효과 인 계 별 별자리 실험을 하나씩 고르고, 그 이유를 자세히 쓰세요.

학교 별 실험 내용 선택한 이유

등학교 (          작성          ) (          작성          )

·고등학교 (          작성          )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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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등학교에 효과적인 계절별 별자리 실험

비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효과

인 계 별 별자리 실험은 Table 4와 같다.
15명의 비교사는 stellarium 로그램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가 ·고등학교에 효과 인 실험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부분의 비

교사가 stellarium 로그램에서 구 되는 별자리가 매

우 사실 이며, 시간에 따른 별자리의 치 변화를 자

세히 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그리고 

stellarium 로그램은 시간과 장소에 따른 별자리 찰

에 한 구체 인 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고등

학생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믿

고 있다. 이러한 선택 이유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stellarium 로그램이 사실 인 천체투 과 

시간과 장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 과 비슷하다

(Hughes, 2008; Sandra et al., 2020). 
stellarium 로그램을 이용한 실험을 제외하고 다른 

실험의 경우 선택 비율이 크게 었다. 실험4(별자리

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는 4명이 선택하

으며, 선택 이유로 별자리 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별자리 에서 보여지는 별자리의 변화 과정을 추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별자리 을 이용한 실

험은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

루어지는 학습 방법이었지만(교육부 1997, 2007) 비

교사의 선택은 많지 않았다. 이를 통해 비교사는 기

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재의 과학기술 흐름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 인 실험방법을 찾고 있음을 추리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명이 선택한 실험은 지구의를 이용하여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는 실험

이다. 비교사는 이 실험을 통해 계 변화의 원인인 

지구의 공 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택 이유

를 었다. solar system scope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

아보기 실험도 2명이 선택하 으며, 그 이유 stellarium 
로그램 선택 이유와 비슷했다. 실제 두 로그램은 

실제 밤하늘을 사실 으로 보여주고 시간과 장소를 자

유롭게 조작해 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비교

사는 stellarium 로그램이 보다 친숙하고 쉽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비교사들이 ·고등학교에 효과 인 실험을 선택

Table 3. Effective seasonal constellation experiment in elementary school
실험 번호 응답자 수(명) 연구 참여자 코드 선택 이유

실험2
(역할놀이로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13

3, 6, 8, 10, 11, 12, 17, 
18, 20, 21, 24

직 으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내용이 직 이고 

구체 이기 때문에

14
자신에게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직  으로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3
(교실에 별자리를 꾸미고 

별자리 찰하기)
4 5, 7, 13, 15 학생들이 직  별자리를 꾸며보는 활동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1
(지구의를 이용하여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3
9, 23

앞에서 배운 지구의를 움직여 직  공 과 자 을 

나타내보는 실험이므로, 이것과 연결시켜 계 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원인인 지구의 공 을 이해하기 더 

쉽기 때문에

22 활동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합하고, 실험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험4
(별자리 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3

1, 19
구체물인 별자리 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한 에 별자리를 보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16
별자리 이 계 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와 보이지 않는 

별자리를 사실 으로 나타낼 수 있어 실제 원리와 가깝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5
(stellarium 로그램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2 2, 4 학생들이 계 마다 달라지는 별자리를 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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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부분 자연 상을 사실 으

로 구 하는 것을 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사실  찰 내용을 통해 상의 원인을 

추리해보는 것을 효과 인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이것은 정확한 자연 상의 찰보다는 구체 인 조

작 활동을 강조하는 등학교 실험 선택이유와 차이가 

난다. 한 구체 인 활동으로 원인을 학습하기보다는 

상 측을 통해 추리해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Ⅳ. 결 론

계 별 별자리를 학습하는 것은 과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하게 다루

어지고 있다. 어떤 주제에 한 비교사의 은 미

래 장 교사가 되었을 때 실험을 선택하는 기 이 될 

수 있어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계 별 별자리를 학

습하기 한 실험을 정리하고, 비교사가 각 학교 

별에 효과 인 실험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비교사는 등학교에 효과 인 계 별 

별자리 실험으로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과학교과

서에서 다루었던 역할놀이를 가장 많이 선택하 으며, 
그 이유로 학생들이 직 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

기 때문에 내용을 직 이고 구체 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고등학교에 합한 실험으로는 stellarium 로그

램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그 이유로는 stellarium 로그램이 실

제 밤하늘을 매우 사실 으로 표 해주고, 시간과 장소

를 변화시켜 별자리를 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

Table 4. Effective seasonal constellation experiment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실험 번호 응답자 수(명) 연구 참여자 코드 선택 이유

실험5
(stellarium 로그램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15

3, 6, 7, 9, 13, 19, 11, 
15, 17, 20, 21

스텔라리움에는 나오는 별자리가 매우 사실 이며, 
별자리의 이동 과정을 자세히 찰할 수 있어 사실 인 

찰 탐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측 치나 

시간을 변경하여 다양하게 여러 별자리를 찰할 수 있기 

때문에

8, 12, 22
고등학생은 등학생보다 이해력이 높아 지구  

보다 우주  에서 찰 상을 악할 수 있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10 solar system scope보다는 단순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4
(별자리 을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4

16, 23
별자리 은 가장 직 으로 공 에 따른 별자리 변화를 

보여주는 도구이며, 구하기가 쉽고 다른 도구 없이도 

간단히 실험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4
등수 에 합한 사고능력과 이해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구가 공 한다는 증거를 실행으로 보여  수 

있기 때문에

14 등학생은 별자리의 변화 과정을 상해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험1
(지구의를 이용하여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2 1, 5 별자리에 한 기본 인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 그 

원인을 지구의 공 으로 탐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험6
(Solar system scope 이용해 

계 별 별자리 알아보기)
2

18 실제에 가깝고, 시각 ·청각  효과가 높아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에

24
태양과 지구를 직  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치를 설정하여 계 별 별자리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추리해볼 수 있도록 하면 효과 이기 때문에

실험3
(교실에 별자리를 꾸미고 

별자리 찰하기)
1 2 학교에서도 계 별 별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제준275

답하 다. 
비교사가 각 학교 별에 효과 인 실험을 선택

하는 기 에는 차이가 있었다. 비교사는 등학교에

서는 직 인 체험활동이나 조작 활동이 강조되는 실

험을 선택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직 인 체험이나 

조작보다는 정확한 자연 상의 구 과 찰, 이를 통

한 추리 활동을 강조하는 실험을 선택하 다. 
하지만 이 연구는 비교사의 인식을 조사하 기 

때문에, 실제 이 실험이 각 학교 별에 효과 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이 실험을 각 학교 별 

학생에게 용해보고, 학생들의 흥미와 천문개념 형성

에 도움이 되는 실험을 찾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 은 계 별 별자리 실험에 해 알아

보고, 학교 별로 효과 인 계 별 별자리 실험이 무

엇인지 연구하는데 있다. 등 비교사 24명과 함께 

계 별 별자리 실험을 정리하고, 학교 별로 효과

인 실험이 무엇인지 쓰도록 하 다. 그 결과 등학교

에서는 역할놀이를 통한 직 인 체험활동을 통한 별

자리 학습이 가장 효과 이었고, ·고등학교에서는 

stellarium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 으로 계 별 별

자리의 변화를 찰하고 추리해보는 활동을 효과 인 

실험으로 선택하 다. 비교사는 등학교에서는 직

인 체험과 구체 인 조작활동이 강조되는 실험을,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인 자연 상의 찰과 이를 

통한 추리 활동이 강조되는 실험이 효과 이라고 인식

하 다.

주제어: 별자리, 지구의 공 , 천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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