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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two science education programs using Angbuilgu and ancient astronomical data,

are Korean astronomical heritage, and explore its educational possibility through the pilot application. Considering the

TSK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Angbuilgu and ancient astronomical data, linkage with science curriculum, and

linkage with NOS, Angbuilgu was developed as a hands-on activ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ncient

astronomical data as a science inquiry activity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ducational availability of

the developed program was confirmed by pilot application to elementary and high school groups. Through the

Angbuilgu activity, the students refined their conceptual knowledge by correcting misconceptions about the solar

motion by season and then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the celestial coordinate

system. Students recognized the scientific value of Angbuilgu and understood the nature of interactions STS. In the

ancient astronomical data activity, students experienced inductive and deductive inquiry methods and utilized various

information and strategies. Through the activities, students improved their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attitude towards

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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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천문 유산인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을 활용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TSK 구성적 특성,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

성, NOS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앙부일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핸즈온 활동으로, 고대 천문 기록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으로 개발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과 고등 집단에게 시범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앙부

일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절기별 태양 운동에 대한 오개념을 수정하며 개념 지식을 정교화했고, 이후 천구 좌표계

개념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앙부일구의 과학적 가치를 인식했으며, 과학·기술·사회 간 상호작용의 본

성을 이해했다. 고대 천문 기록 활동에서 학생들은 귀납 및 연역적 탐구 방법을 경험했고, 다양한 정보와 전략을 활용

했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TSK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태도를 발전시켰다.

주요어: 과학 교육 프로그램, 천문 유산, 앙부일구, 고대 천문 기록

서 론

인류에게 하늘은 끊임없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제공하는 절대적 존재였다. 하늘

에 적응하며 살아온 인류에게 천문학은 가장 오래된

지식 분야이며, 근대 과학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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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에게 낭만과 호기심의 대상이지만, 거대한

규모의 시간적·공간적 개념 이해를 요구하는 특성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다. 우리나

라는 역사적으로 천문학이 번성했던 시기가 많았고,

당대 세계 어느 문화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천

문학 유산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한반도에서 축

적된 천문 지식과 기술은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 세

종대에 가장 빛을 발하며 다양한 천문 관측 기기와

기록 유산으로 남아 있다. 수 천 년 동안 축적된 천

문학 지식과 사상들은 세종대의 역사상 유래 없이

특출했던 과학 업적들의 배경이 되었다(Kim, 1993).

이런 풍부한 천문 역사와 유산을 보유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동안 천문학 교육에 활용되는 소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마저도 관련 단원에서 흥미를 유발

하거나, 역사적 정보 제공 형태로 제시되어 학생들은

우리 천문 유산의 우수성을 그저 읽을거리 소재로만

배워온 경향이 있었다. 우리 전통 천문학이 과학 교

육에 활용되기 어려웠던 것은 관련 개념 지식이 관

측 기기로 구현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많아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천문 유산이 내포한 과학 지식과 활동이 현

대 과학의 이미지와 다르게 보인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천문학은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과

학 교과서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근대 우주관과 아라비

아, 중국, 인도 등의 고대 우주관이 대비되어 제시되

는 것처럼, 우주와 세계에 대한 옛날 사람들 특히 동

양인의 관점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으로 비춰지는 측

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과학 지식의 법칙과 내용은

과학적 진리의 보편성을 말할 뿐,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나 이용하는 일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Park, 2002). 과학적 합

리성이 당대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기반하여 판단

되고 이해되어야 함은 오늘날의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이다.

Elkana(1981)는 예술, 종료, 윤리, 정치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반면, 과학은 비

교 대상이 없는 유일한 학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

라를 비롯한 모든 문화권에는 고유한 전통 과학 지

식(traditional science knowledge: TSK)이 있으며, 이

는 현대 과학 문명을 이룩한 토대로, 자연을 바라보

는 다양한 관점과 기술들이 지역에서 지역,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

해 왔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서양 근대 과학 이후 동양 문화권의 통합적

사고와 통찰이 더해져 현대 과학으로 도약할 수 있

었음을 강조해야 한다(Kawagley et al., 1998).

오늘날의 대부분 국가의 과학 교육 내용은 실증주

의 철학을 바탕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과

학혁명을 통해 하나의 완전한 지식 분야로 자리잡은

서양 근대 과학(western modern science: WMS)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서유럽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의 과학 교육에 정

체성과 맥락성을 부여하고자 토착 과학(Indigenous

knowledge: IK)을 도입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다(Kawagley et al. 1998; Ogawa, 1995; Snively

& Corsiglia, 2001). IK는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그들을 둘러싼 자연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성되

는 지적 유산이며, 그 지역만의 독특한 세계관, 관습,

생활 양식 등을 포함한다(Hart, 2010). 우리나라의 경

우 전통 온돌 문화, 대청마루, 김치 등에 우리의 IK

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WMS 중심의 학교 과학에 더하여 TSK는 자연에 대

한 전체론적이고 순환적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이 과학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돕

는다(Nisbett, 2004). 또한, 이는 우리의 과학 문화 정

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의 과

학 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과학 기술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계사적

안목에서 우리 과학기술사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

다. 전통 과학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 살아 움직

이는 전통과 현실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

과학적 탐구가 필수적이다(Lee, 2001). 우리 TSK를

활용한 천문학 수업은 우리나라 학생을 비롯해 WMS

중심의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과학 지식과 방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학교 과학은 과학자가 되기 위한 일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일상에서 직면하

는 과학 기술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 과학 교육은 과학에 대한 학

생들의 흥미 저하와 넓고 활동적인 상호작용을 추구

하는 사회적 요구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Song, 2006).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실제적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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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와 핸즈온 활동의 교육적 효과 및 중요성은 오

랫동안 과학 교육에서 강조되어 왔다. 실제적 과제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과학 개념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하여 개념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진

지한 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학

생들은 동기와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수집

된 자료를 해석하고 자신의 활동을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를 알면 ‘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Urbancic & Clazar, 2012). 또한, 과학

핸즈온(hands-on) 활동과 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기존

의 과학 개념 지식을 잘 조직화하여 이해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

유하고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할 수 있

게 한다(Sadler, 2009).

우리 천문 유산은 소중한 과학 문화유산인 동시에

훌륭한 과학 교육 소재다. 학생들에게 천문 유산들은

역사·문화적으로는 친숙하지만, 그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 경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 소재로

발굴될 수 있다. 우리 천문 유산은 앙부일구와 같이

탐구 및 핸즈온 활동으로 개발되기에 적합한 기술과

도구로 남아 있는 것이 많다. 또한, 고대 천문 기록

은 이제까지 과학 교육에 활용된 적이 없는 실제 자

연 기록으로 기상청에 의해 활용이 유용한 자료로

재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천문 유산인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을 교육 소재로 활용한

천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TSK의 구성적 특성, 과학 교

육과정과의 연계성, NOS 연계성 등을 고려한 앙부일

구와 고대 천문 기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

째,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시범 적용하여 활용 가능

성을 확인한다.

천문 유산의 교육적 가치

그동안 우리 전통 과학은 ‘과학 문화’의 측면보다

‘과학적인 문화’의 측면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 전통

과학을 과학 교육 소재로 활용한 연구들에도 문화유

산 현장이나 전통 문화를 활용한 사례가 많다. 그중

수원화성(Choi & Pak, 2004; Yoon & Pak, 1999),

창녕·영산 일원 과학 문화재(Cho & Kim, 2001), 고

창 고인돌 유적(Kim, 2013), 종묘(Kim & Shin,

2014), 경주지역 문화재(Kim, 2002), 창덕궁(Lee &

Shin, 2017b) 등과 같이 문화유산 현장에서 할 수 있

는 과학 탐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

루어졌다. 또한, 전통 문화인 옷, 책, 비누, 전통 염색

(Kang & Lee, 2008), 온돌(Sung & Shin, 2014), 윷

놀이(Kim, 2021)와 같이 전통 문화에 포함된 TSK를

활용한 핸즈온 활동 또는 융합 교육 개발 연구도 이

루어졌다. 이는 생활이나 문화에 적용되어 문화유산

으로 전해져 내려온 우리 전통 문화 속 과학지식으

로서의 TSK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우리 TSK의 독자적인 과학 발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천문학 분야가 대표적이다.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통해 전통 과학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소재는 천상열차분야지도, 일성정시의, 소간의, 첨성

대, 규표, 적도의, 지구의 등 천문도 및 천문관측 기

기에 관련한 것이 많다(Lee et al., 2018). 또한, 천구

의 구조나 태양 운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앙

부일구,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등의 해시계도

전통 천문학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남아 있는 천문학 분야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통 천문학을 과학 교육에 직접 활용한 예는 많지 않

다. 그 이유로는 당대 천문학 지식의 많은 부분이 관

측 기기에 적용된 형태로 남아있고, 그것에 쓰인 기

술과 한자 용어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에도 전통 과학 분야 역사학자들과 고

천문학자들에 의한 우리 전통 과학 기술의 역사

적·과학적 고증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1;

Lee et al.; 2006; Yi, 2012).

한편, 해시계를 과학 교육에 직접 활용한 예는 일

부 있었다. Oh(2000)는 앙부일구에 포함된 과학 원리

와 당시 초·중등 과학 교과 내용의 연관성을 분석해

과학교육에 앙부일구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Roh(2015)는 다양한 해시계를 활용해 천구 및 좌표

계의 개념을 돕기 위한 중등 천문단원 교수학습 프

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오목해시계 앙부일구와 지평해

시계 규표, 신법지평일구, 적도식 해시계 현주일구,

천평일구, 일성정시의, 수직해시계에 대한 특징과 원

리를 비교하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앙부일구

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과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

발되었거나 교과서에 소개된 사례가 있었지만, 앙부

일구 원리를 자료를 통해 알아보거나 시간을 읽어보

는 등 단편적 활용에 그쳐 적극적 체험으로 이어지

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앙부일구는 우리나라 전통 해시계로 세종대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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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장영실이 개발했다. 앙부일구는 다른 평면 해

시계와 다르게 전통 가마솥을 연상시키는 반구 형태

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앙부일구[仰釜日晷,

Angbuilgu]라는 명칭 또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반구 안쪽의 둥근 면을 따

라 13줄의 시각선과 7줄의 절기선이 교차되어 그려

져 있다. 앙부일구는 항상 북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

고, 남쪽면 가장자리에 고정된 바늘의 그림자가 시각

선과 절기선 위에 나타나 시간과 절기를 나타낸다.

반구 형태의 앙부일구는 기존의 평면 해시계와 달리

천구상에서의 태양 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 앙부일구는

시각과 절기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 절기에 따른

태양 운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계절별

태양 남중고도와 일주운동의 변화 개념은 학생들이

천문학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공간적 개념

이해 과제다. 앙부일구는 계절별 태양 일주운동 개념

의 공간적 이해를 돕고, 계절마다 남중고도가 다른

이유, 해가 뜨고 지는 위치가 다른 이유를 표현하고

있다. 앙부일구는 태양의 공간적 움직임을 직관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소재다.

앙부일구는 과학 개념뿐만 아니라, 역사, 한국

TSK와 일상생활 지식을 포함한 우리 과학 문화를 모

두 포함한 융합 과학 소재다. 특히, 해시계가 세계의

어느 문명권에서나 공통적으로 발명되고 사용된 것이

라는 과학 기술의 보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선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학 기

술의 사회적 특성을 학습하기에도 좋은 소재다(Oh,

2000).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 지식이 해시계로

구현되어 실생활에 활용되었다는 것으로 과학·기술

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연 현상 기록 역사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한다. 기상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BC 54년부터 934년까지의 기상, 천문, 지

진과 관련된 자연 현상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

리해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고대 한국의 정치사, 외교사, 인간 생활, 자연 현상

등을 담은 역사 기록 서적으로 여기에는 정치사와

함께 당시 일어난 중요한 자연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천문과 기상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암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기상청 자료집에서 소개하는 자연 기록 사례는

Fig. 1과 같다. 본 자료집에는 자연 현상 기록의 기록

연대, 한글 번역, 한자로 쓰인 원문, 연호, 양력, 출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112회의 기상 기록(가

뭄, 서리, 우박, 비, 눈, 홍수, 천둥, 바람, 번개 포함),

66회의 천문 기록(일식, 혜성, 유성, 금성 포함), 88회

의 지진 기록이 포함된다. 개별 기록에 대해 주요 지

명, 인물, 사건에 대한 설명과 시대별 영토 변화, 역

대 왕의 재위 기간, 당대의 도량형, 주요 용어 해설

등을 역사적 추가 설명을 각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을 철저히 관찰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인류 생

Fig. 1. Examples of recording: Meteorological Records from Ancient Korea including Astronomical and Seismological Records

from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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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지식 확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 과학 행위로 볼

수 있다(Park, 2007). 또한, 인간이 주변 자연을 관찰

하고 기록한 행위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보편적으

로 진행되어 온 하나의 과학 활동으로 볼 수 있다

(Snively & Corsiglia, 2000).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자

연 현상을 천 년 이상 객관적 자료로 기록한 것은

인류사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일 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의 연구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연구 방법

연구 과정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TSK 특성과 NOS의

이해를 접목한 천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과정을 Fig. 2와 같이 설계했다.

먼저, 선행 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한국

천문 유산 가운데 과학 활동으로 구현될 수 있는 소

재들의 목록을 추출했다. 천문 유산이 드러내는 TSK

정보의 명확성과 시대적 다양성 그리고 학교 과학

개념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이라

는 소재를 선택했다.

둘째,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TSK 구성 측

면의 특성,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NOS와의 연

계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방향을 설정

했다.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이 선행연구에 제시

된 한국 TSK의 다양한 구성 가운데 무엇에 속하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목표 및 핵심 역량과 앙부일구와 고대 천

문 기록 관련 과학 개념 내용과 수준을 참고했다. 선

행연구에 제시된 네 가지 NOS 영역을 중심으로 앙

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NOS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셋째, 두 천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앙부일

구는 ‘계절별 태양 운동’ 관련 과학 개념 이해를 위

한 핸즈온 활동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

발했다. 이 활동은 앙부일구와 관련된 ‘계절의 변화’

단원 과학 개념의 이해 및 NOS 영역 가운데 ‘STS

간 상호작용의 본성 이해’와 연관된다. ‘고대 천문

기록을 활용한 과학 탐구’는 가설-연역적 탐구 활동

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탐구의 본성 이해’와 연관된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는 과학 교육 전문가를 포함

한 연구진과 과학 교사 포함 7인의 프로그램 개발팀

이 10회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 회의에 참여했다.

넷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 6학년 20명

과 고등학교 1학년 17명에게 각각 1차시씩 시범 적

용했다.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했으며, 수업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전사한 후 분석했다. 학습 장면

과 대화, 활동 결과, 자기 평가지 등을 통해 개념 이

해, TSK의 과학적 특성 이해, NOS 이해 등을 확인

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를 반영하

여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두 천문학 프로그램은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과 현직 과학 교사, 과학 교육 전공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과학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의 성과 중 하

나로, 프로그램 개발과 수정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내용의 오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프로그램 개발 방향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TSK 구성 측면의

특성,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NOS와의 연계성

등을 확인했다. 먼저,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TSK 측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

Lee & Shin(2017a)이 제시한 TSK의 정의와 구성을

활용했다. 둘째,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분석을 위해 2015 개정 초·중·

고 과학 교과서에서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과

관련된 과학 개념이 포함된 단원들을 찾아 내용을

Fig. 2.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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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고, 이를 고려하여 교육 대상을 결정했다. 마

지막으로, Jeon & Lee(2020)가 제시한 네 가지 NOS

영역과 하위 항목 중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NOS 영역

과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TSK 구성적 특성,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NOS 연계 가능성을 종합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Table 1과 같다. 앙

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은 모두 ‘독자적인 과학 활

동의 결과’로의 TSK라는 특성이 있어 프로그램에서

TSK의 과학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앙부

일구는 초등 6학년 단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초등

고학년 대상이 적합하며, 천문 현상의 내용은 초등부

터 고등까지 여러 단원에 등장하기 때문에 배경 지

식이 다양하게 갖추어진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하다

고 판단했다. NOS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앙부일구는

‘STS 간 상호작용의 본성’을 드러내며, 고대 천문 기

록을 활용한 과학 탐구 활동은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 연계된다. 이에, 앙부일구는 초등학생 대상 과학

개념 및 STS 간 상호작용의 본성 이해를 목적으로

한 핸즈온 활동으로, 천문 기록은 중·고등학생 대상

과학적 탐구의 본성 이해를 위한 가설-연역적 탐구

활동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TSK의 구성 측면의 특성

Lee & Shin(2017a)이 제시한 우리 TSK의 의미와

구성을 토대로 한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TSK 구성 측면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앙부일구

는 조선 전기 한반도의 시각과 절기에 맞춘 정확한

해시계를 만들고자 한 세종의 의지로 과학기술자 장

영실이 발명했다. 앙부일구는 한반도에 맞는 계절별

태양 운동 개념을 직접 반영하고 있고, 앙부일구가

제작되었던 당시 계절별 태양 운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으며 이를 시계로 구현할 만큼 당대 기

술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앙부일구는 실제 관찰

과 활용이 용이한 유형의 문화 유산이라는 장점도

있다. 고대 천문 기록은 우리 선조들이 천 년 이상

한반도의 천문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

게 여러 왕조를 거쳐 오며 꾸준히 자연 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세계 어느 시대와 지역에서도

보기 어려운 귀중한 과학 유산일 뿐만 아니라 유용

한 과학 기록 자료로도 가치가 높다.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1)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포함한 역사서를 중심으로 고대 자연 기

록 자료를 명확하고 풍부하게 재구성했다.

이상의 특성을 종합할 때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은 선조들의 의도적인 과학 활동으로 이루어낸

독자적 과학 체계 구축 측면의 TSK라는 공통점이

있다. 앙부일구는 특정 시대의 과학·기술사적 맥락을

명확히 보여주며, 고대 천문 기록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자연 현상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을 통해 우리

Table 1. Setting directions of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Category Angbuilgu program Ancient astronomical data program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TSK Results of doing systematic scientific activities Results of doing systematic scientific activities

Science 

curriculum

• K-6, Science 6-1: 2. Motion of the earth and 

moon

• K-6, Science 6-2: 2. Seasonal change

• K-5, Science 5-1: 3. Solar system and stars

• K-8, (middle school) science 2: 3. Solar 

system

NOS

•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Science and technology impact each other

-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ience

•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 Learning through using data

- Learning through using pictures and tables

- Scientific observation and reasoning

- Gathering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Direction of 

education

Subject for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students •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al 

goals

• Scientific excellence of TSK

• Science concepts

• The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TS

• Scientific excellence of TSK

• The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Teaching 

methods
• Hands-on activity • Hypothetical deduc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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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의 독자적인 과학 활동과 TSK의 과학성을 명

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그동안 관련 과학 개념

학습의 보조 자료로 활용된 앙부일구는 핸즈온 활동

을 통해 TSK의 과학 원리를 직접 찾아가는 활동으

로 구현했다. 또한, 그동안 과학 교육에 활용된 적이

없었던 고대 천문 기록을 교육 자료로 재구성하여

과학 탐구 활동 소재로 활용했다.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

앙부일구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의 ‘2. 지구와 달

의 운동’ 그리고 6학년 2학기의 ‘2. 계절의 변화’ 단

원과 연계된다.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에서는 지구

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달이 뜨고 지는 현상, 계절

의 변화, 별자리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지구의 자전

축이 기울어져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는 것과 하루

동안 태양이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한

다는 내용이 앙부일구와 연계된다. 한편, 초등 과학

6학년 2학기의 ‘계절의 변화’ 단원에 등장하는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 낮의 길이 등의 개념은 앙부일구의 TSK와 직

접적으로 연계된다. 또한, 이 단원의 마지막에는 앙

부일구를 소개하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한다. 여기에

는 앙부일구가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하여 만든

전통 해시계라는 것과 앙부일구의 구조나 제작자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앙부일구와 같은 과학 유

물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앙부일구는 과학 교육과정 가운데 계절별 태양 운동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과 핸즈온 활

동의 난이도, 흥미 등을 고려해 초등 고학년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대 천문 기록에는 일식, 혜성, 유성, 금성,

화성 등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천체들의

기록이 관측된 날짜, 시간, 위치 정보 등과 함께 기

록되었다. 초등학교급에서 지구와 달을 제외한 천체

와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의 ‘3. 태양

계와 별’ 단원에 처음 등장한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종류를 소개하고 행성들의 상세한 물리적

특성보다는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를 이해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유성과 혜성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

으나, 단원 학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중등 과학

에서는 중학교 2학년 ‘3. 태양계’ 단원과 연관된다.

이 단원에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 월식의 원리를 자

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태양계를 구성하는 지구

형, 목성형 행성들과 태양의 물리적 특징들이 포함되

었으나 혜성과 유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방법을 다루며, 과학적인 관찰 태

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부터 중등 교육과정에는 일식, 월식, 금성, 화

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혜성과 유성에 대한

내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태양계와

관련한 단원에서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대

천문 기록에 포함된 다양한 천체 현상이 특정 단원

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아 고대 천문 기록 자료를 이

해하고 통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천문학 전반의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 탐구 활동에는 절차적

지식과 태도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도 필요하기 때문

에, 고대 천문 기록 활용 탐구 프로그램은 중등 이상

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NOS 이해와의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영역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

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을 과학과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각 단원의 학습에서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적

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 과학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과학 지식의 적절

한 이해와 더불어 과학 개념 생성 과정의 과학적 탐

Table 2. Characteristics of TSK in Angbuilgu and ancient astronomical data

Angbuilgu Ancient astronomical data

Purpose Invention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Observation and record of nature

Scientist Dynasty: Jang Young-sil and King Sejong Dynasty: King and record managers

Heritage type 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ry heritage

TSK component Result of doing systematic scientific activities Result of doing systematic scientif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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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특징, 과학의 사회·문화적 관계 등 NOS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다(Jeon & Lee, 2020).

과학적 탐구력은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능력이다. 학생들이 과학자들의 실제적 탐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의 본성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력을 향상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Cho, 2020). NOS는 과학 지식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탐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inquiry), 과학적 사고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과학·기술·사회(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S) 간 상호작용의 본성(nature of

interactions STS) 등 네 가지 영역을 포함하며, 이는

다양한 연구에서 NOS 분석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Kim et al., 2016; Lee, 2013).

이 연구에서는 Jeon & Lee(2020) 연구에서 과학의

본성 개념적 틀로 재구성한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

성 하위 항목들을 활용하여 앙부일구와 천문 유산을

활용한 과학 활동이 각각 어떤 NOS와 연계될 수 있

는지 분석했다. 앙부일구 태양과 그림자의 관계라는

경험 지식과 당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앙부일

구는 과학과 기술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 또한,

농경 생활에서 절기와 시각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도록 그림으

로 표현한 것은 앙부일구의 과학·기술이 당대 사

회·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앙부일구를 통한 활동은 NOS 가운데 ‘STS

간 상호작용의 본성’과 연관된다. 한편, 고대 천문 기

록의 실제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직

접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설을 검증

하는 과정으로 ‘과학적 탐구 본성’과 밀접하게 연계

된다. 고대 천문 자료를 통한 탐구 활동에는 과학적

탐구의 본성 내용 요소인 ‘자료의 활용을 통한 학습’,

‘그림과 표의 활용을 통한 학습’,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 ‘과학적인 관찰과 추론의 이용’, ‘자료의 분석

과 해석’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분석

연구 참여자

개발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초등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각각 1차시씩 시범 적용했다(Table 3). 앙

부일구 프로그램은 초등 5~6학년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20분간 진행되었다. 고대 천문 기록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

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

범대학 과학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초등 영재교실과 고

등학생 대상 과학교실에 각각 참여하는 학생들로 과

학에 대한 흥미와 지식 수준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학생들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

램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활동이 끝난

후 간단한 소감을 자기 평가지로 제출했다.

분석 내용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했으며, 수업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전사한 후 질적 분석했다(Table 4). 앙부일구 수업에

서는 녹화된 수업 영상과 학생들의 개별 활동지, 수

업 후 자기 평가지를 수집해 분석했고, 고대 천문 기

록 수업에서는 녹화된 수업 영상과 모둠별 탐구 활

동의 결과인 발표 자료가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되

Table 3. Participants

Angbuilgu program Ancient astronomical data program

Students’ grade K-5 or K-6 K-7

Number of Students 20 (13boys, 7girls) 17 (All girls)

Class time 1hours 20minutes 2hours

Group 4 (5 students) 3 (5~6 students)

Table 4. Analysis data

Educational goals Analysis data

Science concept Learning scene and group conversations, Activity output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TSK Q&A, Whole discussion, self-assessment

NOS Q&A, Whole discussion, 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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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녹화된 수업 영상은 모두 전사하여 주요 수업

의 장면과 활동 결과물을 중심으로 과학 개념의 이

해, TSK의 과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 NOS의 이해

등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했다.

교육 프로그램

앙부일구 프로그램

앙부일구 활동은 Table 5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도입에서는 과거와 오늘날의 시간과 시계

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장영실과 앙부일구를 소개한

다. 그리고 해시계의 원리인 그림자 생성 개념을 확

인한다. 본 활동으로 절기별 태양 이동 경로를 추적

하는 핸즈온 활동을 수행하고, 계절별 태양 남중고도

를 확인한다. 정리에서는 앙부일구의 과학적,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한다. 수업은 전체 활동과

모둠 활동을 병행하며 진행된다.

도입: 앙부일구와 활동 방법 소개

활동 도입에서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 탐색한다. 학

생들은 시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시계가 없던

시절 옛날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지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해시계가 발명된 배경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 장영실과 앙부일

구에 대해 소개한다. 장영실은 국내 과학 분야의 대

표 위인이고, 앙부일구도 과학과 역사 교과서에 몇

차례 소개되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친숙하다. 다만,

장영실이 측우기를 발명했다거나 세종에게 발탁되었

다는 등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아 이를 바로 잡으며

장영실과 당대 과학사를 바르게 이해한다. 또한, 앙

부일구의 구조를 안팎으로 자세히 관찰한다. 앙부일

구의 가로선과 세로선 개수와 줄마다 씌어있는 글자,

반구 바닥에 난 구멍, 십자 받침대의 안쪽이 비어있

는 것 등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예상한다.

하루 동안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지, 그리고 태양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일상생활 지식을 활용

해 답하며 선행 지식을 확인한다(Fig. 3). 또한, 간단

한 도구를 활용해 그림자 실험을 수행한다. 서양의

고대 해시계 그노몬(gnomon)의 모습을 보고 해시계

의 원리 설명을 듣는다.

Table 5. Outline of Angbuilgu program

Subject Contents Methods

1. Introduction

(15min)

- How could we know the time without a watch? 

- What is history of Jang Young-sil and King Sejong?

- How do shadows change with the sun’s position? 

Q&A

Lecture

2. Hands-on activity: 

Principle of Angbuilgu

(45 min)

1) Read the season and time of Angbuilgu in a picture.

2) Draw the solar paths of 3 solar terms.

3) Measure the angles of 3 solar terms.

4) Check the rising and setting position of the sun by season.

Hands-on activity

3. Meaning of Angbuilgu

(20 min)

- What are the advantages of Angbuilgu?

-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Angbuilgu?

- Why did King Sejong ask Jang Young-sil to make a sundial?

- If I were Jang Young-sil, what kind of watch would you like to make?

Whole discussion

Fig. 3. Confirmation of prior 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n height and shadow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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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활동: 절기별 태양 이동 경로 추적

본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 네 단계로 진행된다. 먼

저, 그림자가 나타난 앙부일구 사진의 절기와 시각을

읽어본다. 앙부일구의 시각(12지신 동물 한자)과 절

기는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교사는 시작되는 시

각과 마지막 시각, 하지선, 동지선, 춘·추분선을 위주

로 시각과 절기를 확인시켜 주고, 학생들 스스로 시

각과 절기를 읽어보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앙부

일구를 덮은 투명 반구 위에 동지, 하지, 춘·추분에

서의 태양 이동 경로를 그리는 활동이다. 교사가 미

리 만들어 놓은 모형 앙부일구 위에 투명 반구를 씌

워 고정하고 방위를 표시한다. 영침의 그림자가 태양

이 뜨는 시각에서 지는 시각으로 이동하도록 투명

반구 위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손전등을 움직이며, 태

양 위치를 2시간 간격으로 기록하고 경로를 따라 그

린다. 이때, 손전등은 투명 반구에 밀착시켜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명한 그림자가 나타나

도록 교실의 불을 끄고 진행한다. 태양 이동 경로는

하지, 동지, 춘·추분 때의 3개 선으로 그린다. 세 번

째 단계에서는 각도기를 활용해 각 절기별로 그려진

선의 남중고도를 재어본다. 또한, 이를 실제 우리나

라의 계절별 남중고도와 비교하고 모둠에서 그려진

선이 바른지 확인한다. 그리고 각 절기에서의 남중고

도 위치와 태양이 뜨고 지는 지점을 확인한다.

정리: 앙부일구의 의미 도출

앙부일구의 과학적, 역사적 의미를 도출한다. 해시

계 앙부일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당시 세종이

장영실에게 앙부일구를 만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었

을지, 내가 장영실이라면 어떤 시계를 만들었을지 등

을 생각하고 전체에게 발표하여 생각을 공유한다.

고대 천문 기록 프로그램

고대 천문 기록을 활용한 탐구 활동은 Table 6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고대 천문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 발표 및 논의 등을

수행하는 가설-연역적 과학 탐구 활동이다. 5~6명이

한 모둠을 이루고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하여

진행한다. 학생들은 실제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

행 과학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

을 동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내는 실제적 탐

구 활동을 수행한다. 교사는 수업 시작에서 자료와

활동을 소개하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과학 활동

결과에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입: 활동 소개 및 주제 선택

수업의 도입에서 교사는 기상청의 고대 자연 기록

자료 전체를 소개하고 탐구 활동 방법을 설명한다.

전체 학생들을 5~6명으로 이루어진 여러 모둠을 구

성하여, 모둠당 하나의 주제로 과학 탐구를 진행한

다. 교사는 과학 탐구에 대해 설명하고, 이 활동이

역사적 기록 자료 기반 활동인 점을 부각하여 자료

에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판단을 구분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천문, 기상, 지질 분야를 포함한 고대 자연 기록

자료 중 이 연구에서는 천문 기록을 중심으로 교육

자료를 구성했다. 학습 자료에는 일어난 자연 현상의

년도, 내용, 원문 등을 포함했고, 학생들이 편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제공했다(Fig. 4). 또

한, 기상청 자료집 원본을 제공해 추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각 모둠은 천문 기록만 모은 자

Table 6. Outline of ancient astronomical data program

Subject Contents Methods

1. Introduction

(20 min)

- Explain the process of science inquiry 

-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cient data

- Choose an astronomy topic for an inquiry activity 

Lecture

2. Hypothetical deductive inquiry

(50 min)

1) Setting hypothesis and research design

2)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3) Interpretation of results 

4) Making the presentation 

Inquiry activity

3.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0 min)

- Presentation of research process and results

- Q & A on research results 
Whol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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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컴퓨터 파일로 받아 조별 검토와 논의 후 주제

를 선택한다.

학생들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문에 포함된

과학과 역사 분야 정보를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상청 전체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자료집에는 기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현대 과학적 해석, 부연 설명

등을 제공하고 있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

각, 관점, 믿음, 의도 등 기록의 배경에 대해 추리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쉽게 재구성하

고 추가적인 정보도 검색할 수 있도록 활동은 컴퓨

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본 활동: 가설-연역적 탐구 수행

학생들은 과학, 역사, 문화, 일반 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지식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탐구 가설을 도

출한다. 천문학 분야 전체 자료 중 일식이나 혜성과

같은 하나의 천체 기록만 추출해 최근의 과학 자료

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사전 안내에

따라 국가기상청, 한국천문연구원의 천문우주지식정

보, 국·공립 과학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

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통

찰력을 활용해 탐구 가설(문제)을 도출하거나 분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도출한 가설은 새

로운 과학 지식을 얻고자 하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

고, 이미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도출한 주제가 전혀 새로운 것

이 아닐지라도 실제 자료를 기존의 과학 지식을 활

용해 검증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과학 연구 활동

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수준 높은

과학 개념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반드시 요구되지

는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을 활

용하고, 다양한 과학 정보들을 검색하여 자신들의 수

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며 연구의 논리

를 만들어나가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

어진 자료를 과학, 역사, 문화, 상식 등 다양한 관점

에서 관찰하고 조합, 분석, 확인하여 새로운 유형, 아

이디어, 해석 등을 만들어 내도록 안내한다.

정리: 발표 및 토론

모둠별 탐구 활동 후 학생들은 자신들이 탐구한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발표 자료에는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가설),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과 해석 등을 포

함한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수행한 모든 과정 가운데

다른 친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고, 표와 그래프를 포함하여 발표 자료를 만든

다. 여러 모둠에서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탐구를 수

행했다 하더라도, 모둠마다 분석한 방법과 해석한 시

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각 모둠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표와 질의응답 과

정을 통해 자신들의 과학 연구 과정과 해석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기록된 내

용이 사실일지, 고대인들이 천체 현상을 기록한 이유

가 무엇인지, 고대 천문 기록이 현재의 과학에 주는

영향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Fig. 4. The reconstructed data on astr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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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 과학 활동의 공통점

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과거의 과학이 우리에게 주

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

앙부일구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앙부일구 활동을 통한 개념 이해 효과

선행 지식의 확인과 오개념 수정: 수업 초반의 간

단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 개념

지식, 전통 과학과 역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일상생

활 지식 등을 확인하고 상기했는데, 이러한 선행 지

식의 확인은 이후 앙부일구 핸즈온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확인된 선지식을 앙

부일구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개념 지식을 정교

화하는 동시에 오개념을 수정할 수 있었다. 수업 초

반에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은 언제일

까?”라는 질문에는 “12시” 또는 “정오”라는 대답과

함께 “2시” 또는 “3시”로 대답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하루 중 태양의 고도가 높은 시각과 온도가 가장 높

은 시각을 혼동하는 학생이 많았다.

활동 전 그림자 실험을 통해 빛의 위치에 따른 그

림자 길이와 방향을 확인 과정은 이러한 오개념을

수정하고 앙부일구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

움을 주었다. 간단한 그림자 실험을 통해 태양의 고

도와 그림자 길이 및 위치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했

고, 이를 앙부일구 절기선 위치와 연결해 생각하며

활동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한 학생은 “겨울

에는 해가 아래로(낮게) 뜨는데요, 여기서 실험했던

것 같이 해가 아래로 뜰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길고,

여름에는 해가 더 높이 뜨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

가 짧아져요”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협력하여 앙구일구 활동을 수행

했고 동지, 하지, 춘·추분 3개의 선을 그렸다. 모든

모둠에서 3개의 선이 각 절기별 남중고도 지점을 지

나가도록 그렸으나 해가 뜨고 지는 위치의 표시에는

차이가 있었다. 위치를 바르게 그린 모둠에서도 절기

마다 해가 뜨고 지는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또는 실험 결과와 다르게 세 절

기의 해가 뜨고 지는 위치를 같게 이어 그리기도 했

다. 절기별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에 대한 오개념이

드러난 것이다. 활동의 마무리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

고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한 학생은 자기 평

가지에 “앙부일구에 대해서 알던 있는 것도 있었지

만, 실제로 손으로 해봤을 때 남중고도가 이렇게 바

뀐다는 것을 알고 신기했다”고 이야기했다. 개념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의 수업에서 불완전하게 형

성되었던 개념과 이해가 앙부일구 활동을 통해 정교

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구의 구조 이해로의 개념 확장: 세 모둠은 최종

결과물로 동지, 하지, 춘·추분에서의 태양 이동 경로

를 그렸다(Fig. 5). 활동에는 각도기로 남중고도를 측

정해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중고도의 개념

을 이미 알고 있던 학생들은 각자 그린 선들의 각도

를 재며 남중고도 개념에 대한 혼동을 드러냈다. 일

부 학생들이 각 계절에서의 남중고도를 암기하고 있

었으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

었다. 한 학생은 남중고도가 70
o

가 나오자 한 학생

은 “어? 이상하네, 원래 하지 때의 남중고도는 90
o

아닌가?”라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들이 앙부일구 활동으로 그려

진 3개의 선을 우리나라 절기별 태양 이동 경로 및

남중고도, 일출과 일몰 위치 등의 개념과 연결해 설

명한 뒤, 계절별 남중고도를 중심으로 천구의 구조를

추가로 소개했다. 이는 초등학교 수준에는 다소 어려

운 개념이나 황도를 포함한 천구의 구조를 가시적으

로 보여줌으로써 계절별 태양 경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하게 될 천구 좌표계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학습 간 연결 고리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앙부일구 활동에 포함된 과학 개

념을 계절별 태양 운동,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 천

구의 구조로 점차 확장하고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

여 다양한 학교급에 활용할 수 있다.

앙부일구 활동을 통한 NOS 이해 효과

앙부일구의 과학적 가치 인식: 학생들은 앙부일구

가 해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역사나 과학 교

과서에서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꽤 친숙하게

생각했다. 종이로 앙부일구를 만들어 봤거나, “세종대

왕 동상 앞”, “과학관”, “경복궁”에서 보고 온 경우도

많았다. 수업 전에도 많은 학생들이 앙부일구가 우리

의 훌륭한 과학 기구라도 표현했지만, 어떤 점에서

우수한 것인지는 표현하지 못했다.

앙부일구 활동을 통해 관련 과학 개념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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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개념도 수정하면서 “앙부일구

가 정말 과학적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매우 똑

똑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전에는 전통적 상징물

로만 여겼던 12지신과 24절기가 시간과 계절에 대한

선조들의 TSK이며, 당대 선조들이 자연을 면밀히 관

찰했고 나름대로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게 되어, “24절기도 과학적이에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연구를 해서 (앙부

일구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너무 과학적이다”라며 앙부일구의 실용적 가

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은 앙부일구의 과학적 우수성을 글이나 말로 전

달했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과학 문화에 대한

근거 있는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왔다. 학생들

은 우리 TSK를 소재로 과학을 배우는 활동을 통해

우리 TSK의 과학성을 명확하고 인식했고, 우리 과학

문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STS 간 상호작용의 특성 이해: 학생들은 과거와

오늘날의 시간과 시계의 의미 그리고 세종과 장영실

에 대한 생각 나누기 활동을 통해 STS 간 상호작용

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였다. “시계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각을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태양 또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라는 대

답이 가장 많았으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같은 시각을 공유한다” 또는 “원자 시계를 통

해 미세한 단위의 시각까지 알 수 있다”고 대답하여

시대의 과학 지식과 기술에 따라 시간 개념이 달라

졌음을 이야기했다. 또한, 과거에는 “생업(농사, 어업)

을 위해”,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

해”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약속

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하루 시간을 관리하기 위

해” 시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와

현재 사회적 시간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학생들은 당시 세종이 장영실에게 앙부일구를 만들

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 “시계가 당시 농사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더 규칙적으로 살려고요”,

“춘분은 봄이 시작되는 거고, 추분은 가을이 시작되

는 거니까 24절기와 천체 현상을 보며 농사를 지으

려고요”, “장영실에게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없으니

시각과 방위를 모두 알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주라

고 했어요”라고 대답하며 앙부일구가 당시의 생활상

을 반영해 제작되었음을 이해했다. 또한, 학생들은

오늘날의 표준시와 태양시에 대해 이해하고, 앙부일

구의 장·단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었다. 앙부

일구의 장점으로 “전자 시계(오늘날의 시계)는 외국

에 나가면,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없

지만, 앙부일구는 태양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몇

시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터리가 필요

없는 친환경 시계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

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앙부일구의 단점으로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쓸 수 없다”는 것과

“밤에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당

시 만들고 싶은 시계에 대해 조선 전기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과 생활상을 고려하여 물시계나 금속시계의

의견을 내는 등 논의 활동에서 과학, 기술, 사회 간

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대 천문 기록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다양한 탐구 과정의 경험

학생들은 한 모둠에 5~6명씩 세 모둠을 이루어 탐

구 활동을 수행했다. 두 모둠은 일식을 선택해 일식

의 주기성과 일식 기록의 정확성을, 다른 한 모둠은

혜성 기록의 의미를 탐구했다. 세 모둠에서 일식과

혜성을 통해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가는

Fig. 5. Expansion of science concept through Angbuilgu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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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과정은 다양했다. 세 모둠의 과학 탐구 주제,

자료 분석 방법, 결과 도출 과정은 Table 7과 같다.

첫 번째 모둠은 “일식에 주기 시간적 패턴이 있는

가”를 탐구 주제로 설정했다. 이들은 총 62회의 일식

발생 기록을 추출하여 기록된 연도를 연속된 숫자로

변환했고, 시간 간격을 계산해 일식이 발생한 사건과

시간 사이의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일식 기

록에 반복되는 시간 패턴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

과는 일식 현상이 1~35년 사이의 간격으로 불규칙하

게 일어난 것을 확인했고, 이 중에는 195년의 시간

간격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식 발생이 주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모둠은 “일식의 기록이 허위이다”라는 가

설을 설정해 연역적인 탐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일식

에 대한 전체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일식이 일어난 기

록이 모두 그믐 또는 초하루라는 날짜와 함께 기록

된 것을 발견하는 귀납적 경로를 통해 가설을 도출

했다. 학생들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과학 개념을 활

용했다. 온라인으로 일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달이 태양 근처에 위치해야 하고

일식은 음력으로 초하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학생들은 다시 고대 일식 자료를 그믐과

초하루를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자신들이 찾은

과학 개념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학생들은 모든 일

식 기록이 그믐 혹은 초하루에 관측되어 기록되었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일식이 그믐에도 나타난

이유는 자료집을 통해 당시 삭망월이 현재보다 조금

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학생들은 자료

집에 기록된 모든 일식 관측 기록이 허위 기록이 아

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모둠은 전체 자료에서 혜성이라는 명칭으

로 총 44회의 기록을 찾았다. 학생들은 혜성 기록이

주는 정보인 시간, 계절, 발생 기간 등에서 규칙적인

정보를 찾아보려 했으나 전체 자료의 정보가 일정하

지 않아 가설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혜

성이 등장하고 사라졌다는 44회의 기록 중 대부분이

혜성의 등장을 부정적인 사건 또는 어조와 함께 표

현한 것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혜성의 기록에 느낌이

나 해석이 나타난 경우 모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

다가 25일 만에 없어졌다”와 같이 부정적 어조 또는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두 길 가량이었

다. 가을 8월에 황충이 곡식을 해쳤고 기근이 들었다

”와 같이 불길한 사건과 함께 기록된 것을 확인했고,

“옛날 사람들에게 혜성은 불길한 일의 징조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초기의 활동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검증 방법을 고안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

석한 후 결론을 도출하는 가설-연역적 탐구 활동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제 탐구 과정 전반에

서는 가설-연역적 추론뿐만 아니라 귀납적 추론도 활

용되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의 전반을 관찰하고

공통성을 찾는 귀납적 추론 과정을 통해 가설을 도

출했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다시

분석, 비교하는 활동을 거쳐 예상을 확인하고, 도출

된 결과를 해석해 논리적 연결 체계를 만들어 보는

연역적 추론을 활용했다.

다양한 정보와 탐구 전략 활용

학생들은 주제 설정부터 결론 도출까지의 다양한

정보와 탐구 전략을 활용하며 탐구를 수행했다. 첫

Table 7. Students’ scientific research using ancient astronomical data

Process Students’ inquiry 

1

Subject Temporal periodicity of solar eclipse.

Data analysis Draw a graph of the interval between the occurrence of a solar eclipse.

Result interpretation No periodicity in eclipse.

2

Subject Accuracy of eclipse records.

Data analysis
Application of the scientific concept “A solar eclipses occur near the new moon”
Check the results of scientific concepts and data. 

Result interpretation Ancient eclipse records are not false.

3

Subject Meaning of Comet record.

Data analysi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Consider social cultural context. 

Result interpretation The appearance of a comet was taken as an ominous omen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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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모둠은 일식의 주기성을 확인하기 위해 엑셀을

활용하여 연도 자료를 연결된 숫자로 변환하고, 다시

시간 간격으로 변환하여 그래프로 그려보는 전략을

활용했다. 이 학생들은 일식의 주기성을 크고 작은

시간 규모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시간 간격이나

그래프의 크기를 조절하며 탐구했다. 또한, 탐구 결

과 일식의 주기성이 확인되지 않자, 온라인을 통해

일식에 주기성이 있는지, 일식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

한지의 과학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다. 두 번째 모둠

은 이미 가지고 있던 일식 현상에 대한 과학 개념

지식을 활용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자료 검색을 통해

일식이 음력 초하루에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그림으

로 확인했고 동료들에게 소개할 발표 자료에도 이를

활용했다.

혜성 기록에 포함된 정보들은 다양하고 불규칙한

특성이 있었다.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용어도 많

이 등장하기 때문에 혜성을 주제로 선택한 학생들은

연구 가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온

라인 검색을 통해 혜성에 대한 다양한 과학 정보를

모아 정리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료

검색을 통해 혜성의 정의, 모양, 특징, 종류 그리고

혜성 관측의 특징 등을 확인하고, 고대 혜성 기록 자

료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없는지 검토해

나갔다. 학생들은 기록에서 “혜성이 20일 만에야 없

어졌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보고 “혜성은 짧

게는 2주, 길게는 몇 달 가까이 관측된다”는 가설을

세워 자료를 확인했으나 기록 중에는 혜성이 관측된

기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아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들은 고대 혜성 기록

에 혜성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는지 또

는 계절이나 시대에 따라 혜성 관측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맡은 자료와 특성과 주제에 따라

과학적이고 역사적 정보를 더하며 다양한 과학 탐구

방법의 활용을 경험했다. 다양한 온라인 정보 가운데

신뢰할만한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했고, 필요

한 과학 정보를 얻기 위한 검색 전략에 대해 논의했

다. 여기에는 과학 개념 지식과 과학사 지식, 역사적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고대 천문 기록을 활

용한 과학탐구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

보와 탐구 전략을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과학적 탐

구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TSK를 이해하는 합리적 시각 형성

 고대 천문 기록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보는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TSK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과학 유산 자료의

다양한 정보 가운데 필요한 과학 정보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처음 자료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이 고대 자료가 현재의 과학 연구에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고대 자연 기

록이 과학 기호나 숫자가 아닌 글로 쓰여 있고, ‘큰’,

‘작은’, ‘잠시 후’와 같이 정확하지 못한 어휘도 많았

다. 또한, 학생들은 고대 천문 기록이 아주 오래 전

에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당대의 생

각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없다

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학생은 “고대 자연

현상의 원인이 현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오개

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의 과학 탐구 활동 후 고대 천문 기록

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변화했다. 하나의 천체 현

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 보았을 때, 역사 자료가

과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자료를 다양하게 분

석해 본 학생들은 당대 사람들이 보기보다 객관적이

고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자연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생은 “우리 과학은 지금과는 방

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라며 표현된 방식이 현재의 과학과는 다소 차

이가 나더라도 엄연한 관찰과 기록이었다는 것과 시

대에 따라 과학의 방법과 지식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다.

또한, 학생들은 TSK를 이해하는 합리적 시각을 형

성했다. 고대 천문 기록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

석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시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식

이나 혜성과 같은 천체 기록의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거나 기간에 큰 공백이 있는 경우, 학생들은 합리

적 원인을 찾기보다 “혜성이 자주 나타나서, 왕이 누

군가에게 죽음을 당했다” 또는 “처음에는 혜성이 신

기하니까 열심히 관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흥미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관

찰을 안 하게 된 게 아닐까?”는 등의 상상력에 의존

해 해석하기도 했다. 과학사 주제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거의 상황과 인물의 생각을 인식하며 추

리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명확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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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교사의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TSK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석

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초반에 학생들은 과거 우리나라에는 과학이 없었고,

자연 현상을 우연과 미신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탐구 활동을 통해 당대 사람들이

자연을 과학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았고

고대 천문 기록이 현대 과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양한 자연 현상

기록을 천 년 이상 이어왔다는 데 큰 자부심과 놀라

움을 드러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우리 전통

과학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학생들은 전

반적으로 수업을 통해 우리 TSK에 대한 지식이 더

욱 풍부해졌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우리 과학이

열등하다는 근거 없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과학을 배우면 좀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

다”고도 표현했다. 천문 기록을 활용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TSK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TSK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해시계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이라는 천문 유산을 활용해 초등과 중등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시범 적용 결과를 통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

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의 TSK 구성 측면의 특성,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NOS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앙부일구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TSK의 과학적 우수성, 계절별 태양 운동과

관련한 과학 개념 이해, STS 간 상호작용의 본성 이

해를 위한 핸즈온 활동으로 개발했다. 고대 천문 기

록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실제

TSK 자료를 활용한 과학 탐구를 진행함으로써 TSK

의 과학적 우수성과 함께 과학적 탐구의 본성을 이

해할 수 있는 과학 탐구 활동으로 개발했다.

개발된 두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6학년 20

명과 고등 1학년 17명의 두 집단에게 각각 시범 적

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앙부일구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학생들은 앙부일구

활동에서 그림자의 원리, 계절별 남중고도, 일출과

일몰 지점 등의 선행 지식을 확인하고 오개념을 수

정하며 관련 과학 개념 지식을 정교화해가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앙부일구의 원리 이해는 천구의 구조

개념으로 확장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

들에게 다소 어려운 개념이지만 천구 좌표계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이후 학습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앙부일구의 과학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앙부일구가 당대의 과학·기술

수준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등 STS 간 상호작용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천문 유산을 활용한 탐구 활동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학생들은 가설-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

를 두루 경험했고, 그 가운데 다양한 정보와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초반에는 비과학적인

정보로 여겨졌던 고대 천문 기록이 과학 탐구에 유

용하게 활용되고 과학적 가치가 확인됨으로써 학생들

은 TSK의 과학성을 점차 합리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 개

발된 두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우리 천문 유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

발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교 과학의 해당 단원 학

습에서 다양한 관점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학습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천문 유산에 담긴

과학 개념 지식을 탐구하거나 관련 과학 개념 단원

수업에 천문 유산을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활용 가

능하다.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사고를 활용할 줄 알고,

다양한 관점을 융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해 낼 수 있

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교육

은 WMS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

학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 과정에서 다양하게 생

각하는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은 인류

가 이룩해 온 문화적 다양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인 세계

관은 국가, 지역,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과학 문

화도 예외는 아니다(Allen & Crawley, 1998). 동일한

자연 현상이나 과학 개념의 학습에 서로 다른 관점,

다른 과학 문화적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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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천문 유산에 포함된 TSK를 활용한 수업은 학

생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창의성을 기르는데에도 최적

화된 소재가 될 것이다.

둘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학 교육 분야에서 강조

되어 온 NOS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새로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과학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져

온 시간 의존성, 공간 의존성, 과학자 의존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Hong et al.,

2002). 하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시대 혹은 어느 지

역에나 존재했으며, 여러 지역의 지식이 다른 지역,

문화, 학분 분야 등으로 전해지고 진화하며 지금의

천문학으로 발전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한 NOS다. 이

연구에는 NOS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일부의 특성만

을 다루었지만, TSK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면

NOS의 다양한 측면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으로 개발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 교육 분야에서

NOS의 학습이 서양 과학사를 위주로 개발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TSK를 활용한 NOS 교육은 우

리 학생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의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천문 유산이 전시되고 소개되는 학교

밖 교육 장소에서 천문 유산의 과학적 가치를 분명

하게 드러내기 위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전통 과학은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도 그 과학성이

인정될 만한 소재들이 많음에도, 과학적인 가치는 역

사·문화적 측면에서 더하여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의 천문 유산이 소개되는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

해 우리 전통 유산에 포함된 TSK와 과학 활동이 무

엇이었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그것의 과학적 가치는

학생 스스로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가 가진 우수한 천문 유산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탐

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천문학의 업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및 교육 자료로 개발하는 분야의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앙부일구와 고대 천문 기록이

라는 소재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맥락을 통해 과학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과학 소재다. 또한, 하늘을 관측한 목적과 방

법에서 현대의 천문학과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 천문학은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우수한 천문 관측 역사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연

구에 소개된 소재를 포함해 전통 천문 사상, 천문도,

관측 기록, 역법, 천문 기기, 천문학자 등 천문 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다. 우리의 전통 천문

학은 기술과 기기로 활용된 형태가 많기 때문에 과

학 활동으로 유용하고, 우리 역사 및 문화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어 융합 교육의 소재로도 적합하다.

또한, 교육 내용은 과거의 과학을 알고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미래를 위해 응용하고 창조하는 것

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천문 유산을 활용한 과학 교육의 관심이 확

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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