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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수학적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 분석 연구
-방정식․부등식과 함수를 중심으로-

박정미1)․이중권2)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다른 형태로 제시할 때 수학

문제해결 능력을 분석 연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함수로 제시한 문항이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제시한 문항보다

정답률이 높았으며, 일차방정식․일차부등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보다 이차방정

식․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정답률이 떨어졌다.

둘째,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을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 푸는 문항을 주로 접해온 학생들

은 면담 결과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알고 있는 학생은 많았지만

그것을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를 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

는지 알아본 결과,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능력이 없음에도 정답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요용어 : 수학적 상황, 방정식, 부등식, 함수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수학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적인 논리력, 외자와의 적용력을 키우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수학적 논리력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이 수학교육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NCTM(2000)에서 학생들은 일상생활과 직업 현장에서 수학적 지식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NCTM(1989, 2000)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알고, 수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술을 나타낸 규준 중 하나가 표현

(representation)과 연결성(connections)에 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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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representation)은 수학적 내용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호나 다이어그램, 구체적인 그

림, 그래프, 식, 표 등의 물리적 대상이나 이미지, 관념과 같은 주체의 실체인 정신적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장혜원, 1997). 학생들의 수학적인 이해란 다양한 표현에 대한 해석, 표

현의 산출, 표현간의 번역 등의 활동을 통해 수학적인 표현에 대한 적합한 개념적 인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중요시 되는 개념은 연결성(connections)이다. 실세계 또는 수

학 이외의 학문에서 제기되는 문제 상황과 수학적 표현 사이의 연결이 수학의 외적 연결성

이고 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풀이과정을 반성하는 활동을 강화

함으로써 서로 다른 수학적 표상 사이의 공통성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내적 연결성이다.

특히, 내적 연결성은 교육과정, 교육자료, 그리고 학생들 수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다른 아이디어들과 연결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에 대한 학습이 일어난다. 학생들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강화된 교육은 학생들

로 하여금 개념간의 관계성 파악 능력, 개념간의 위계구조 배열 능력, 새로운 논리적 개념들

이 설계 능력 개발을 유도한다.

수학교육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 능력을 개발하게

해야 한다. 또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 간의 관계 파악을 나타내고 있는 연결성에

대한 학생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야 말로 수학교육의 목적이자 수학교육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 간의 관계 파악을 나타내고 있는 연결성의 연

구에 관하여 개념적,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였다.

‘표현’과 ‘연결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난희(2003)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Maple

을 사용이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이차부등식 간의 수학적 개념 연결 능력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Maple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지필식의 학습을 한 통제집단 사

이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는 개념 이해와 계산 기능 학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계산 기능 학습 면에서 개념 학습에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현철(2000)은 이차방정식과 부등식의 문제 풀이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오류의 유형을

범하고 있는 가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오류를 교정해 나아가는 연구를 통해 이차방정식․이

차부등식과 이차함수 등이 실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용을 서

로 별개의 것으로 기억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수학적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연결 지어 생각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개념들 간에 관계 파악을 나타내고 있는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

하여 연구되지 않았고,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미비한 점을 보

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제

시하고 학습자의 해결과정에서 수학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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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주어진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방정식 문제와 함수의 문제로 제시할 때와 부등식 문제와

함수의 문제로 제시할 때;

연구문제 1) 학생들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동일한 수학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만약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1) 수학적 상황

한 가지의 상황은 새로운 많은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의 수학적 상황은 여러 가지 수학적 문제를 설정할 수 있는 장면으로, 다음은 동일한 수학

적 상황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관한 문제의 예이다.

<동일한 수학적 상황>

다음은 이차함수 y= ax2+bx+c의 그래프이다.

x

y

0-2

3

[그림 1] 수학적 상황의 예

<수학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 예>

․ 이차방정식 ax2+bx+c=0의 실근은 몇 개인가?

․ 이차부등식 ax2+bx+c>0의 해는 어떠한가?

․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는가?

2)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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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그래프는 수학의 여러 영역에서 수학적 개념을 좀 더 깊고 풍부하게 강화시키고,

그 내용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전이시키는데 핵심적인 표현 수단 일 뿐 아니라, 각 영역을 연

결하고 전체의 흐름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란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해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해 능력

복소수, 함수, 극한과 같은 추상화된 고등 수학 개념들로 구성된 수학교과에서 연역적인

형식과 다양한 기호들의 언어는 학생들에게 사고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수학교과 내에서 종종 정확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암기 학습을 택하기도 한다. 수학에서의

이해 능력이란 일시적으로 암기되어진 정의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올

바른 이해로부터 수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제해결 능력

Polya(1980)는 문제해결을 답이 즉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답을 찾

는 것이며, 어려움으로부터 길을 찾는 것이며, 장애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즉각적

으로 획득할 수 없는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NCTM(1989)에

서는 수학적 문제해결이란 학생들이 그들 주변의 세계에서 수학의 유용성과 힘을 여러 모양

으로 경험하는 과정, 즉 수학적 탐구와 발견, 적용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

의 문제해결 능력이란 주어진 문제들의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고 관계를 사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남자고등학교 2학년 2개반(인문계

열 32명, 자연계열 31명, 총 63명)과 여자고등학교 2학년 2개반(인문계열 32명, 자연계열 33

명, 총 6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학생들은 중학교 함수 단원에서 일차함수와 방

정식, 부등식 관계와 고등학교 함수 단원에서 이차함수와 방정식, 부등식 관계를 이미 학습

하였다.



동일한 수학적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 분석 연구 -방정식․부등식과 함수를 중심으로-

887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

교와 고등학교 함수 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지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지에 나타나는 반응을 기술하는 기술 연구이다. 또한 지필검사에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보다 깊이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3. 검사도구 개발

본 검사도구의 목적은 주어진 동일한 수학적 상황에 대한 방정식․부등식과 함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수학 10-가와 10-나의 교과서에서 방정식․부등식과 함수단원의 문항을 기초로 연구자가

검사문항을 직접 설계하고 구성하였다. 또한 검사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에 의해

입증되었고, 예비검사 결과 학생들의 이해분석에 대한 적절한 문항이 아니라고 판단된 문제

는 수정, 보완하여서 본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림

2]와 [그림 3]와 같다.

문항번호 <검사지1>의 내용

1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방정식을 함수로 제시한 문제

2 일차부등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에서 함수를 부등식으로 제시한 문제

3 연립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방정식을 함수로 제시한 문제

4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에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제시한 문제

5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부등식을 함수로 제시한 문제

6 연립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에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제시한 문제

[그림 2] 본검사 <검사지1>의 문항 구성

문항번호 <검사지2>의 내용

1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에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제시한 문제

2 일차부등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부등식을 함수로 제시한 문제

3 연립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에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제시한 문제

4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방정식을 함수로 제시한 문제

5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에서 함수를 부등식으로 제시한 문제

6 연립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방정식을 함수로 제시한 문제

[그림 3] 본검사 <검사지2>의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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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실시

1) 예비검사 실시

예비검사는 본 검사에서 사용할 검사 도구의 소요되는 시간, 문항의 수, 문항 제시 방법,

각 문항의 표현 등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인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에서 수학적 상황이 잘 나타나는 문항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문항은 주관식인 6문항씩 2세트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검사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저조한 관계로 문항제시 방법을 수정하

였다. 즉, 연립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를 묻는 3번 문항과 연립이차방정식과 이차함

수와의 관계에 대한 6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객관식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2) 본 검사 실시

본 검사는 예비검사를 통해 수정 보완된 검사지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할

때 학생들에게 사전에 검사 실시 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지시켰다.

① 검사 전에 학생들에게 검사의 목적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답지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검사지에 바로 기입하도록 한다.

②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50분으로 한다.

③ 검사 실시 후 검사지는 모두 회수한다.

④ 학생 상호간에 대화는 하지 못하게 하며, 검사 도중 힌트를 요구하는 발언은 하지 못하

게 한다.

⑤ 모든 과정은 지우개를 사용하여 없애버리지 않도록 하며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 줄로

그어 삭제의 뜻을 표시하고 그 밑에 계속하여 풀이하도록 지도한다.

3) 개별면담

개별면담은 지필검사에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보다 깊이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 28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문항에 대한 오류를 보인 이유를 질

문하였고 면담 중 혹시 연구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체크하지 못할 것에 대

비하여 전체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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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논의

1. 결과분석

본 검사지 문항에 정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본 검사지 문항에 대한 정답률

여자(65명) 남자(63명)

인문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일차방정식

일차함수

함수로 제시 78.1%(25명) 100%(33명) 71.8%(23명) 90.3%(28명)

방정식으로 제시 90.6%(29명) 93.9%(31명) 68.7%(22명) 83.8%(26명)

일차부등식

일차함수

함수로 제시 84.3%(27명) 90.9%(30명) 53.1%(17명) 77.4%(24명)

부등식으로 제시 68.7%(22명) 84.8%(28명) 46.8%(15명) 67.7%(21명)

이차방정식

이차함수

함수로 제시 90.6%(29명) 96.7%(32명) 53.1%(17명) 83.8%(26명)

방정식으로 제시 90.6%(33명) 100%(33명) 56.2%(18명) 90.3%(28명)

이차부등식

이차함수

함수로 제시 59.3%(19명) 90.9%(30명) 34.3%(11명) 51.6%(16명)

부등식으로 제시 56.2%(18명) 75.7%(25명) 31.2%(10명) 67.7%(21명)

연립일차방정식

일차함수

함수로 제시 78.1%(25명) 87.8%(29명) 46.8%(15명) 64.5%(20명)

방정식으로 제시 43.7%(14명) 78.7%(26명) 15.6%(5명) 48.3%(15명)

연립이차방정식

이차함수

함수로 제시 50.0%(16명) 75.7%(25명) 9.3%(3명) 58.0%(18명)

방정식으로 제시 25.0%(8명) 69.6%(23명) 0%(0명) 45.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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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생 N의 풀이과정

면담자 : 이렇게 예쁜 게 쓴 게 무슨 말이니?

학 생 : 해가 값이잖아요. 를 으로 만드는 값이 해니까요. 그러니까  


와 이 보기

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기에 없으니까 답이 없다고 쓴 거예요.

면담자 : (다른 문제(3번)를 보면서) 그런데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

서 순서쌍을 쓰잖아. 그럼 순서쌍도 해잖아.

학 생 : 순서쌍은 해가 아니 예요. 해는 값 이예요.

면담자 : (학생 N이 정답을 쓴 다른 문제를 보여주며) 그런데 너는 잘 풀었는데?  라

고 답을 썼네.

학 생 : 해는 순서쌍이 아닌데... 해는 값 이예요.;

면담자 : 그럼 네가 쓴 는 뭐야?

학 생 : (한참을 생각한 후에) 해가 가 아닌가 봐요.

면담자 :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뭘까?

학 생 : ①번이요.

면담자 : 왜?

학 생 : ...

학생 N과 학생 O는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      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문항

에서 해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에서 동일한 수학적 상황

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였다.

다음은 연립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오답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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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립일차방정식 문제를 일차함수 문제로 제시한 문항의 오답 유형

연립일차방정식

일차함수

여자 남자

인문계열(7명) 자연계열(4명) 인문계열(17명) 자연계열(11명)

함수로

제시

값만 구함 • 2명 2명 3명

계산이 틀림 3명 • 3명 4명

여러가지유형 1명 1명 3명 •

무응답 3명 1명 9명 4명

다음은 값만을 구하는 오류를 보인 학생 C에 대한 반응과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면

담한 내용이다.

[그림 5] 학생 C의 풀이과정

면담자 : 이 문제 어떻게 풀었니?

학 생 : 교점을 구하라고 하니까 두 식을 같다고 놓고, 의 값을 구했어요.

면담자 : 그럼 교점은 3이구나.

학 생 : 아니요, 의 값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교점은  이니까요.

면담자 : 그럼 교점이 어떻게 되지?

학 생 : (두 식 에 3을 넣어서 계산한 후) 가 4예요. 그러니까 교점은  예요.

학생 C는 교점을 쓸 때는 순서쌍으로 써야 하는데 값은 구하지 않은 채 의 값만을 구

했고, 면담을 통해 계산 결과가 틀렸음을 확인하고 수정을 하였으며, 연립일차방정식과 일

차함수에서 주어진 상황이 동일함을 인식하고 계산한 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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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차함수 문제를 연립일차방정식 문제로 제시한 문항의 오답 유형

연립일차방정식

일차함수

여자 남자

인문계열(18명) 자연계열(4명) 인문계열(27명) 자연계열(16명)

방정식

으로

제시

그래프 맞음

해 틀림
4명 3명 1명 4명

그래프 틀림

해 맞음
5명 1명 4명 3명

그래프 틀림

해 틀림
8명 3명 6명 4명

무응답 1명 • 16명 5명

다음은 그래프는 그렸지만 해를 구하는 것이 틀린 학생 G에 대한 반응과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면담한 내용이다.

[그림 6]　학생 G의 풀이과정

면담자 : 이 문제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렸니?

학 생 : 절편이랑 절편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면담자 : (2)번 문제는 해를 표시하고, 순서쌍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니?

학 생 : 해는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고, 순서쌍은 방정식을 연립해서 와 를 구했어요.

면담자 : 그럼 계산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볼까?  이 나왔네. 맞니?

학 생 : 네.

면담자 : 그래프에 동그랗게 표시한 게 해라고 했잖아. 그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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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아니요.

면담자 : 뭐가 잘못됐지?

학 생 : 모르겠어요.

면담자 : 그럼 어디다 잘못된 걸까?

학 생 : 그래프 그린게 잘못된 건지 해를 구한 게 잘못된 거 같아요.

면담자 : 그럼 너는 이 문제를 풀고 그래프와 해를 확인해 보지 않았니?

학 생 : 네.

학생 G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지만 해가 틀린 학생이었다. 두 개의 일차함수를 그래프

로 나타내어 해를 구하는 문항인데도 연립일차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했으며,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가 그래프를 이용하여 나온 해와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방정식

과 함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였다.

다음은 연립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오답의 유형이다.

<표 4> 연립이차방정식 문제를 이차함수 문제로 제시한 문항의 오답 유형

연립이차방정식

이차함수

여자 남자

인문계열(16명) 자연계열(8명) 인문계열(29명) 자연계열(13명)

함수로

제시

x값만 구함 1명 4명 2명 3명

해의개수 1개 1명 1명 3명 •

계산이 틀림 • • 7명 1명

여러 가지 유형 8명 1명 • •

무응답 6명 2명 17명 9명

<표 5> 이차함수 문제를 연립이차방정식 문제로 제시한 문항의 오답 유형

연립이차방정식

이차함수

여자 남자

인문계열(24명) 자연계열(10명) 인문계열(32명) 자연계열(20명)

방정식

으로

제시

그래프 맞음

해 틀림
1명 3명 • 5명

그래프 틀림

해 맞음
4명 1명 • 4명

그래프 틀림

해 틀림
15명 6명 16명 6명

무응답 4명 • 16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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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동일한 수학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원

인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행 연구와 관련지

어 차례로 논의해 본다.

첫째, 일차방정식․일차부등식과 일차함수에서는 학생들이 관계를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차수가 높은 이차방정식․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해 분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방정식․일차부등식과 일차함수보다 이차방정식․이차부등식과 이차

함수에서 학생들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관계 이해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답

을 말한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푼 학생들이 있었으며, 이는 관계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어도 문제를 푸는 데에 지장이 없는

문제를 접해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계산만으로도 정답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방정식을 함수로 나타내는 주관식 문항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함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구한 모든 학생들이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였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해를 구한 학생은 없었다. 이와 반대로 함수를 방정식으

로 나타내는 주관식 문항을 보면 학생들이 기계적인 계산 문제는 어려움 없이 푸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제시된 문항보다 함수로 제시된 문항을 기피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학습을 하게 된 결과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와의 관

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난희(2003)의 연구에서 보면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이차부등식의 관계 이해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Maple을 사용한 수업을 했지만 이 또한 개념 학습 면과 계산 기능

학습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에서 배운 일차함수와 일차방정식․일차부등식의 관계부터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이차부

등식의 관계까지의 이해 능력을 살펴보았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업을 한 결과 학생들

은 관계 이해 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번 연구에서도 함수와 방정식․부등식의 관계

에서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은 적었다. 하지만 정답을 말한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로 볼 때 기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번 연구 결과에서 수학적 상황이 동일함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은 문항의 난이도가 좀 쉬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함수와 방정식․부등식의 관계 이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함수 단원을 가르

칠 때 방정식과 부등식을 언급해 주는 연계된 수업이 되어야만 함수와 방정식․부등식 관계

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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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일한 수학적 상황에서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의 관계

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어진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방정식 문제와 함수의 문제로 제시할 때

학생들은 해결 과정에서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가? 와 주어진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부등식 문제와 함수의 문제로 제시할 때 학생들은 해결 과정에서 동일한 수학적 상

황을 인식하고 있는가? 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사가 학습지도시 방정식․부등식과 함수와

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일차방정식 문제를 일차함수로 제시한 문항에서는 일차함수 문제를 일차방정식으로

제시한 문항보다 정답률이 높았으며,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은 동일

한 수학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여학생에서는 일차함수 문제

를 일차방정식으로 제시한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지만 계산의 오류가

정답률에 영향을 미쳤을 뿐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

다.

일차부등식 문제를 일차함수로 제시한 문항에서는 일차함수 문제를 일차부등식으로 제시

한 문항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묻는 1번 문항보다 전체적으로 정

답률이 떨어졌으며, 이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을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 푸는 문항으로

주로 접해온 학생들은 동일한 수학적 상황임에도 생소한 문항에 어려움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차방정식 문제를 이차함수로 제시한 문항에서는 이차함수 문제를 이차방정식으로 제시

한 문항보다 정답률이 낮았다.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이 가능했지만 +,- 부호를 바꿔서 하는 계산의 오류가 나타났다.

이차부등식 문제를 이차함수로 제시한 문항에서는 이차함수 문제를 이차부등식으로 제시

한 문항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다만 자연계열 남학생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부

호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는 계산의 오류를 범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계산의 오류를 범한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

는 학생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단순한 계산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

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번 문항과 6번 문항은 주관식 문항으로 일차함수와 이차함수를 그래프로 직접 그

려서 연립일차방정식과 연립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항이었다. 정답률이 다른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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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많이 떨어져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면담

결과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알고 있는 학생은 많았지만 그것을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를 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서 동일한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차함수와 이차함수로

문제를 제시한 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높았지만 면담 결과 정

확한 뜻을 모른 채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동

일한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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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on the

equivalent mathematics situations

-Focused on equations, inequalities, and functions-

Park, Jeong Mi3)․Lee, Joong Kwoen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

mathematical situation when they are requested for changing identical

mathematics situations into different situ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ings.

Fir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o the questions of turning equal

mathematical situation into function is higher than the one of turning equal

mathematical situation into equation and inequality. As a result of individual

interview for comprehensibility of the students on these relations, it is found

that if degree goes up and there is different expressions of questionaries

although mathematical situation is identical, it affects comprehensibility of the

subjects.

Second, we found that they cannot understand identical mathematics situations

because they have trouble in drawing graph or applying to get the answer

while many students understand a point of intersection on the graph as a

correct answer.

Third, As a result of individual interview for comprehensibility of the

students on relation between equation, inequality and function, we found that

students manage to get correct answer even without perfect comprehensibility

on this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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