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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 연계한 수학 클리닉 상담 사례 연구
1)

김 홍 겸 (이호중학교)

고 호 경 (아주대학교)✝

근래 들어 수학 학습 부진아들을 위해 수학클리닉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수학 수업과는 별개의 상

담을 실시하거나 수학 학습 상담과는 무관한 기초학습 지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수학 학습

상담이 수학 수업과 무관할 수 없다는 관점에 따라 수학 클리닉 상담을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 즉, 학생이 호소하는 인지적, 정의적, 수업 활동에서의 문제점을 수학 수업과 연계시키면서 수학 클리닉 상담을

통해 개입하는 사례를 보이고자 하였다.

Ⅰ. 서론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은 점차 더 강화되고 있다. 현재의 수학은 여러 가지 인접한 학문에서 활

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2012년 1월에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

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학에 흥미를 잃고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어려워하고 불안감마저 호소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수학 학습 부진아 역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당국이나 일선학교에서는 수학 학습 부진아 해결 및 수학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관련하

여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수학 클리닉 상담’이다. ‘수

학 클리닉 상담’은 학생들이 수학 수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의 형태로 제공하는 일종의

학습상담이다(고호경 외, 2017). 하지만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 혹은 시행 사례는 대부분 수업과는 연계되지 못

하고 동떨어져 있거나 수학페스티벌과 같은 형태의 일부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과교사가 아닌 경우 혹은 수학교사가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수업과 연계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학 학습 부진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수학 학습 상담이 필요한 부분

을 진단하여 사례개념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의 수학 학습 상담을 통해서 수학 학습 부진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적, 정의적, 수업활동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

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교실 수업에서 구현하는 수학 학습 상담과 수업과

의 환류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교수-학습을 진행하

며 수업에서 얻어진 피드백을 다시 상담으로 전환하는 상보성을 보임으로써 수업과 연계한 수학학습 상담 모델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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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학 학습 부진아의 발생원인

수학 학습 부진아가 발생하는 원인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수학교과 내의 특성 및 학습자 내부

의 요인, 그리고 교사 요인 등으로 밝혀졌다(박성익, 1989; 정인석, 1992; 문혜영, 2003; 배지혜, 2007; 남미선 외,

2008). 이러한 요인들 중 한 가지가 학습자에게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몇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진선미, 2007). 다음은 수학 학습 상담에서 학생들의 주호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수학 교과특성에 의한 원인

수학 교과내의 특성은 수학 학습 부진이 발생하는 주된 영향으로써 수학과목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과

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박성익(1989)은 수학학습의 부진의 원인을 선행학습의 결손, 수학의 논리적 구

조, 수학 내의 용어에 대한 저항성과 같은 수학 교과 내의 특성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수학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수학교과의 특성은 수학은 이전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개념을 학습하는 즉 개

념 간의 위계관계로 인한 것이다(문혜영, 2003).

두 번째로는 수학의 논리적인 구조 때문이다.(정인석 1992; 문혜영, 2003; 배지혜, 2007) 수학적 지식의 형성되

는 과정에서는 개인화/배경화와 탈개인화/탈배경화 과정을 겪는다. 즉 수학적 지식이 형성이 될 때에는 개인의

특정한 배경 속 혹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지식이 잘 정련되어 형식적인 형태의 지식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탈개인화/탈배경화라고 한다. 많은 수학적 지식이 개인화/배경화 과정은 생략된 채 논리

적으로 잘 정련된 추상화된 지식의 형태로 제공된다(Brousseau, 1997).

마지막으로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혹은 새로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수학의

경우 대부분 새로운 학습 내용이 제시되면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문혜영, 2003).

나. 학습자의 내재적인 원인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내재적 원인은 자신감에 두고 있다(Wood & Locke, 1987; Zarch &

Kadiva, 2006). 이는 수학 학습 부진아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낮은 자신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학

생이 이전 학년에 배워야 할 지식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거나 인지구조 내에 정착시키지 못해서 현재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발생되기도 한다(박성익, 1989; 채무석, 2001). 이러한 상태로

지속된 학생들의 대부분은 구조적으로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수학적 지식의 결손현상이 누적이 되어 다음 체계

로 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다(정인석, 1992). 따라서 이 과정에서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리게

된다.

두 번째 원인은 수학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수학학습

의 성취도에 있어서 수학 불안감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금초, 1994; 문혜영, 2003; 조시

오, 2010). 특별히 허혜자(1996)는 학생들이 불안을 느낄수록 노력은 곤란해지고 이해는 더욱 악화되어 불안이

증대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수학불안이 수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내적동기의 부재로 인해 수학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

다. 태도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신념, 감정 및 행동의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서적으로 일정대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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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래, 1986). 즉 수학에 대한 태도는 수학에 대한 전

반적인 인상을 결정짓게 된다.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고 내적인 동기조차 갖기 어렵다. 내재적인 동기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학습창의센터 역, 2013).

마지막으로 수학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인지적 능력의 부재(논리력 및 이해 수준)를 들 수 있다(오

황균, 2004). 수학 수업의 경우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리력과 추상화 능력을 요구한다(정

인석, 1992).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롭게 정의된 수학적인 지식을 자신의 인지구조 내에 합치시키지 못하

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한다. 즉 학습에 필요한 인지적인 능력을 갖지 못해서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 교사 및 수업 활동상의 원인

문혜영(2003)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식이 학생들과 잘 맞지 않을 때에 학습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금초(1994)는 교사가 재미있게 수업할수록 수학불안은 낮아지고 동기는 높아진다고 했다. 또한

이은숙(2003)은 교사와 학생간의 부정적인 관계 및 교사의 성품과 행동이 학습부진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다.

채무석(2001)은 교사 및 교수-학습 활동의 원인을 학교 환경요인으로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학교 환경요인은

수업 활동 요인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원인으로 분류했다. 수업 활동요인으로는 다인수 학급과 이질집단의 공존,

수업의 회일성과 개별화 학습의 부재, 교수·학습 약식의 불일치를 들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관련된 원

인으로는 교사의 태도 및 교사의 기대, 그리고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꼽았다.

2. 수학 클리닉 상담

수학 클리닉 상담은 학습상담의 한 종류로서 학생들의 학업발달과 관련된 상담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상담이란 학습하는 자가 학습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인식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해결하여 유능한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이재규, 2013).

특별히 수학 클리닉 상담과 같은 경우 이희연 외(2016)는 학교 현장에서의 수학 교사는 수학과 관련된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학생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수학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고 했다. 고호경 외(2015)에 의하면 수학 학습 상담은 정의적 영역(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자신감, 수학의 유용

성, 수학에 대한 불안감, 수학학습 태도나 방법)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과 인지적 영역(예,

수학학습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두어 기초적인 내용이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에서의 향상을 도모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즉 학생들이 수학학습에 있어서 겪는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수학 클리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돌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수학 학습 방법을 익히고 이

를 바탕으로 인지적인 요인으로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권혁진 외, 2006). 즉 수학 클리닉 상담은 수학에

대한 학습상담과 이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코칭이 결합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호경 외, 201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김 홍 겸ㆍ고 호 경116

구분 수학성취도(점수) 수학학습 자신감 점수 수학 불안감 점수

A E(38) 12.5 46.875

B E(42) 20.0 62.625

C E(46) 34.375 28.125

D E(41) 15.625 81.25

<표 Ⅲ-1> 연구대상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와 수학 자신감 및 불안감 점수

본 연구를 위해서 4명의 대상 학생을 선정하였다. 이 학생은 현재 경기도의 중소도시 소재 중학교 3학년 학

생들이다. 연구대상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수학 성적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수학클리닉 사전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전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전 검사 결과에서

중위 이하의 수학 자신감 및 중위 이상의 불안감 지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1차적으로 대상 학생으로 선정했

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 자신감이 낮고 불안감이 높은 학생들 중에서 내담자로서 상담을 받고 싶은 의지가 있는 학생

4명을 최종 연구 대상 학생들로 정했다. 이 학생들은 연구의 편의상 A, B, C, D라고 명명했으며 이 학생들에 대

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위 4명의 학생들은 지필평가 2회(각 35%)와 수행평가 2회(각 15%)로 평가하는 수

학교과에서 모두 59%이하의 성취를 하여 E를 성취도로 받을 학생들이다. 또한 수학 클리닉 사전 검사지에서 수

학 자신감 점수가 모두 41점 이하로써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

단에서 제작한 중학생용 수학 클리닉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모든 학생들이 하위 수준의

수학 학습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불안감의 측면을 살펴보면 학생 C만 보통정도의 수학

불안을 지니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수학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A의 경우 중학교 3학년에 진급하자마자 무리수라는 개념을 새로이 접하게 되면서 이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게 되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수업시간에 제시되는 문제들이 자신이 풀기에

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 수업시간에 제시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자신만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다.

학생 B의 경우 수업시간에 높은 참여도와 바른 수업태도를 지닌 학생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학생이다. 하지만 교사가 제시한 문제 이외에는 다른 문제를 풀려고 노력

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

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지니고 있

기도 하다.

학생 C의 경우는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수학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지속적인 실패로 인하

여 수학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다. 이 학생의 경우 수학 수업 시간 참여도도 좋지 않았다. 또

한 면담에서 지금까지 수학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수학 수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

도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D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으며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마저 지니고 있다. 또한 평소 수업 시간에는 대개 누워있거나 떠들거나 하는 등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면담 결과 자신이 고등학교 진학 및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필요

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하고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상담

에 참여한 학생이다.



수업과 연계한 수학 클리닉 상담 사례 연구 117

내담자의 수학학습과 관련된 문제인식

- 진단지 활용
1회기

2. 연구절차

먼저 연구대상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수학 클리닉 사전 검사지의 결과와 심

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대상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결

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및 평소 수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없는지 살펴보고 관

찰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 검사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어

느 것인지 사례개념화를 할 것이다.

이 후에 수학 클리닉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것이다. 상담을 구조화하고 이를 매번 기록하여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는지를 확인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행

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수업에서의 관찰도 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담과 수업이

연계될 때에 학생들과 수학 클리닉 상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표 Ⅲ-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상담부터 6차 상담까지 상담 구조화를 하였다.

<표 Ⅲ-2> 상담 진행 순서 및 일정

사전검사 실시

↓

사전검사 결과 분석

↓

 1차 상담
↓

평소 수업 관찰

↓

2차 상담 및 수업관찰
↓

3차 상담 및 수업관찰
↓

4차 상담 및 수업관찰
↓

5차 상담 및 수업관찰
↓

최종 상담 및 사후 검사

이러한 상담 구조화를 바탕으로 수학 클리닉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

-1]에 있는 순서를 따라갈 경우 효과적인 수학 클리닉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림 Ⅲ-1]에 있는 순서를 따라

상담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 정도 된다. 학습부진아의 경우 비단 한 가지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의 상담이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시한 전략이 수업시간에 실제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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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진단지 바탕, 원인탐구)

- 일상적인 평소 수업관찰(수업태도 및 참여도)

↓

사례 개념화(문제 요인 파악)

↙ ↓ ↘ ↓

인지적 영역의 문제 정의적 영역의 문제
수업 상황에서의

문제

2회기

~

4회기

↘ ↓ ↙

수학클리닉상담(문제점에 따른 처방전 제시)

↓

처방된 전략의 활용

↙ ↓ ↘

멘

토

링

↔

멘토링 활용

- 학습지 점검

- 예습/복습 노트

점검

↔

상담을 통한 정의적

영역 개입

- 자신감 높이기,

불안 감소, 수학학습

전략 알기, 자기 관리

등등

↔

수업시간 중 개입

-칭찬, 적절한 과제

주기, 관심 보이기

↘ ↓ ↙

피드백(Feedback)제공 및 추후 상담

- 전략의 적절성 여부 판단

- 상담 효과 확인

↓ ↓

영역별 중점 활용 전략의 선정 및 활용

5회기↓

영역별 전략 활용 점검

↓ ↓

최종상담 및 평가 6회기

[그림 Ⅲ-1] 수업 연계 수학클리닉 상담을 위한 흐름도

마지막으로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전략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점검해야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을 주목하여 상담을 내담자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이 수학 클리닉이 수업과 연계될 때의 수학 클리닉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을 관찰하기 위한 모델을 <표 Ⅲ-3>과 같이 설정했다. <표 Ⅲ-3>에서 보는 것처럼 수업을 관찰하기 이전에 예

비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과 수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수업을 실제로 관찰한다. 이 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공한 전략이 잘 활용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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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상담

· 학생의 현재 상황분석

· 수업 상황 제시

· 수업 시간 활용 전략 제시

↓

수업

관찰

· 수업 진행

· 대상 학생 관찰

· 전략의 활용여부 판단

↓

추후

상담

· 학생의 상황분석

· 수업 관찰 내용 평가

· 전략의 실용성 여부 분석

· 다음 수업 관찰을 위한 준비

<표 Ⅲ-3> 수업 관찰을 위한 모델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신감 하락 요인

상담 대상 학생들과 함께 한 첫 번째 상담에서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수학적 자신감 하락과 관련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표 Ⅳ-1>에 나

타난 것처럼 연구대상 학생들의 수학적 자신감이 낮은 요인을 크게 6가지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대상 학생 자신감 결여요인

A 낮은 성취도, 실패경험의 누적

B 낮은 성취도, 실패경험의 누적, 교사 요인

C 이전 지식의 결손, 교사 요인, 수학 용어 이해의 어려움

D 이전 지식의 결손, 느린 연산속도, 실패경험의 누적

<표 Ⅳ-1> 대상 학생들의 수학 학습 자신감 하락요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은 가장 큰 원인으로 수학과목의 낮은 성취도를 들 수 있

다. 상담 대상 학생들 모두 3학년 1학기 수학 성취도에서 59%이하의 성취를 보였으며 성취평가제 기준으로 E를

성취도로 받았다. 따라서 수학과목을 생각하면 항상 낮은 성적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는 이전 학년의 수업 결손으로 인해서 현재의 수업을 알아듣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신감의 하락이

다. 대부분의 학습 부진아의 경우 현재 학년의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도가 떨어진다. 이로 인해서 현재 교사

들이 설명을 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며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수학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로는 연산이 빠르지 못한 것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 현상이다. 수학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 풀이가 연

산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수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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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연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수와 연산 및 문자와 식과 관련된 학습 주제인 무리수, 인수분해, 이

차방정식과 같은 학습 주제는 빠른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많은 부진아 학생들이 이러

한 연산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네 번째로 수학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수학은 다

른 어떠한 과목보다도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학문이다.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상황

을 통해서 새로운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 부진아 학생들은 이

러한 새로운 용어들이 자신들의 인지구조에 합치되지 않는 다고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로 누적된 실패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이다. 수학 학습 부진아들은 수학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수학 학습 태도 및 수학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수학 실력이 개선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경

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서 수학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식하며 자신감을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교사 요인을 들 수 있다. 교사의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교사 위주의 문제풀이로 인해서 오는

자신감 결여가 그것이다. 이러한 교사 요인의 경우 다른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에게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즉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너무

교사 위주로 설명을 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여 수업 시간에 수학적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수학불안감 형성요인

수학 학습자신감과 더불어 수학 학습 부진아에게서 나타나는 정의적 특성 중에 하나가 수학에 대한 높은 불

안감이다. 대상 학생 4명 모두가 수학 클리닉 사전검사에서 중위이상(41점 이상)의 불안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상담하여 나타난 수학불안감 형성 요인

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학생 수학불안감 형성요인

A 시험성적에 대한 불안

B 시험성적에 대한 불안, 문제풀이와 관련된 불안(실패의 두려움)

C 문제풀이와 관련된 불안(실패의 두려움)

D 시험성적에 관련된 불안

<표 Ⅳ-2> 대상 학생들의 수학불안감 형성요인

수학불안감 형성요인은 크게 시험성적에 대한 불안과 문제풀이에 관련된 불안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

다. 시험성적에 대한 불안은 수학 외적인 측면 즉 시험성적을 잘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도 연관이 있다. 수학 학습 부진아의 경우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서 수학과 관련된 시험을 볼 때 불안감이 상승하여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평소에 문제를 풀이하거나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에는 전혀 두려움을 겪지 않거나 그 두려움의 정도가 낮다.

하지만 수학을 평가하는 시기가 되면 이전의 실패경험 혹은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험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3. 수업 중 관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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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평소 수업에서의 특징

학생 A
소극적인 참여,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 상실

모둠학습보다는 혼자서 학습하려는 성향이 강함

학생 B
적극적 참여, 전형적인 예에 국한된 문제풀이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 상실 및 주변인에 의한 확인

학생 C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

수업시간에 적절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학생 D
수업시간 참여도가 낮음

교과 내용 설명 이해에 어려움을 겪음

<표 Ⅳ-3> 대상 학생들의 평소 수업시간 관찰내용

연구 대상 학생들과의 첫 번째 상담과 동시에 학생들의 평소 수업을 관찰하였다. 이 네 명의 학생 모두 연구

자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 학생

들의 평소 수업시간을 관찰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4.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예, 박성익, 1989; 정인석, 1992; 오황균, 2004; 권혁진 외, 2006; 안미경, 2009)에서 제시

한 상담 방법과 대상 학생들과의 상담을 토대로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학생 A의 경우 실

패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예습과 복습을 하기 위한 수

학노트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평소 예습과 복습을 하지 않는 학습 습관을 교정시킬 것이다. 또한 모둠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A와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선정하여 멘토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생 B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문제 풀이에 불안이 있고 전형적인 예에서 벗어난 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학적인 자신감 역시 많이 결여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자신의 문제풀이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 풀이 노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예를 벗어나기 위해 도전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발표를 활용하고

자 한다.

학생 C의 경우 혼자서 학습하는 상황에 익숙하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 전략의 활용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수학 수업시간에 맞는 문제풀이를 했음에도 적절한 강화가 일어

나지 않아서 자신감이 하락되었던 만큼 적절한 강화를 활용하여 학생 C의 자신감을 상승시킬 예정이다.

학생 D는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연산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초적인 연

산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업시간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수학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를 활용할 것이다. 학생 D의 경우 기존 학습 내용의

결손이 심하므로 현재 학년의 수학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학습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수업 시간 전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전략적 내용을 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Ⅳ-4> 대상 학생들의 수업시간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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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수업시간 활용전략

학생 A

· 수준별 문제제공

· 예습/복습 노트활용

· 멘토링 활용

학생 B

· 문제풀이노트를 활용한 풀이과정 점검

· 도전 문제 제공

· 수업시간에 발표

학생 C

· 예습/복습 노트활용

· 적절한 강화 제공

·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기

학생 D

· 기본 연산 학습지 활용

· 수업시간에 발표

· 선행 수업요소 제공 및 선수학습

5.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가. 전략 설정 및 점검을 위한 상담(2차 및 3차 상담)

1) 학생 A

학생 A의 경우 예습/복습 노트를 활용하면서 자신이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

며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 스스로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 또한 멘토링을 활용하여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노트를 활용하게 되면서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고 수업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

면서 어느 정도 성공 경험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감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했다.

2) 학생 B

학생 B의 경우 풀이과정을 개선하는 목표와 더불어 자신에게 조금 도전적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처음

은 어려워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학생 B의 경우 풀이 과정을 적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인 클리닉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이 후 몇 번의 상담 과정을 풀

이과정을 잘 적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에게 도전적인

문제를 보면 이전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3회차 상담을 위해서 제공한 문제는 풀이를 틀리더라도 적으려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자신감과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3) 학생 C

학생 C의 경우 수업시간에 소극적인 참여도와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수학과 관련하여 강화를 받지 못한

것이 불안감과 자신감 저하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학생 C가 수업시간에 참여를 했을 때에 칭찬을 하려고 노력했

다. 또한 제시한 과제를 잘 해결하거나 문제풀이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에도 강화물을 활용하여

학생 C의 자신감을 올려주었다. 이와 동시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습/복습 노트를 활

용하도록 했다. 적절한 강화제공으로 인하여 수학시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을 함께 점검하며 학생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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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중점 활용전략

학생 A 예습/복습 노트활용

학생 B 도전 문제 제공

학생 C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기

학생 D 선행 수업요소 제공 및 선수학습

<표 Ⅳ-5>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활용할 전략

4) 학생 D

학생 D의 경우 현재 자신이 배우는 것이 이전의 어떤 지식과 연결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동기가 부여되었다.

대부분의 부진아의 경우 이러한 지식이 어디에 연결되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학생 D의 이러한 반응

으로 볼 때 부진아에게 있어서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

생 D의 경우에는 부족한 기본연산을 위해서 이를 연습하기 위한 학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상담 초기에는 기초적인 연산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 D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제곱근을 포함한 식의 계산과 관련된 학습지를 제공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진행상 ‘원의 성질’ 단원을 새로이 학습해야하기 때문에 원과 관련된 선수학습 내용을 담음 선수

학습지를 제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두 번의 학습지로 인해서 기초연산능력 및 선수학습 내

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나. 전략 평가 및 중점활용전략 선정 및 상담(4차 및 5차 상담)

4차 상담의 경우 현재까지의 상담을 점검하고 앞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

로 힘써야 할 1가지 전략을 고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4차 상담 및 5차 상담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을 제공해주고 이를 피드백하는 형태를 따를 것이다.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활용할 전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Ⅳ-5> 과 같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중점 활용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후 이들과 상담을 한 결과 학

생 A는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 학생 B는 도전문제를 통해 풀이과정을 잘 쓰는 연습을 하고 자신의 풀이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 학생 C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보고 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학습에

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발견했다. 이후 학생 C에게는 계획을 잘 세운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한 세운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D는 선수학습과 관련된 학습지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예전에 배운 사실들을 되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한 수업시간에 자신이 공부한 것

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업시간에 설명하는 수학적인 개념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다. 최종 상담

1) 학생 A

학생 A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업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시간이 남을 때 복습을 하고 수업 전에 읽어보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학 수업시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을

조금은 더 알아들을 수 있었어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이 조금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다. 학생 A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려진 처방을 잘 따라왔고 전략을 수업시간과 잘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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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수학학습자신감 점수 증감 수학 불안감 점수 증감

A 53.125 +41.425 6.25 -40.625

B 84.375 +64.375 34.375 -28.25

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멘토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일어나서 도움이 덜 되었다고 이야

기했으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2) 학생 B

학생 B는 처음에는 제시된 학습지의 문제가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찾아서 해결했다. 학생 B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풀이과정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전반적으로 자신이 잘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자신

의 수학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3) 학생 C

학생 C는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습/복습 노트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업시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C가 정의적인 영역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강화를 제공하였다. 학생 C

는 수업시간에 들었던 칭찬들이 수학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도 많은 발전을 보였다. 처음에는 계획을 자신이 공부할 것만 나열하는 정도

였다. 하지만 이후 학습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른 형태의 계획표를 제시하여 학생 C가 스스로 계획

을 세우게 했더니 계획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수업시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자와의 래포(Rapport)가 형성된 이후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모습

을 많이 보였다.

4) 학생 D

학생 D의 경우 자신에게 부족한 연산 능력과 결손되기 이전 학년의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주로 사용

했다. 학생 D의 경우 연산능력과 관련된 학습지는 비교적 잘 해결해 왔지만 선수학습과 관련된 과제의 경우 어

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학생 D의 수업 결손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었다. 또한 학생의 정의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업시간에의 발표는 학생 D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실제로 발표를 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의 수학 수업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학 클리닉상

당 이후 행해진 대부분의 수업에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신도 수학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

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6. 상담 후 수학적 자신감 및 불안감 측정

 

최종 상담이 끝난 후에 상담 초기와 비교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자신감 및 불안감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사

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다음 <표 Ⅳ-6>에서 보는 것처럼 모

든 연구 대상 학생들의 수학학습 자신감 점수는 하위수준에서 중위 혹은 상위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학불안감 점수는 상위 혹은 중위수준에서 중위 혹은 하위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Ⅳ-6> 연구대상 학생들의 상담 후 수학 자신감 및 불안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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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4.375 +50.00 3.125 -25.00

D 59.375 +43.75 18.75 -43.87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설정했던 연구문제는 수학 학습 부진아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수업 활

동 측면의 문제점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였다. 또한

이러한 수학 클리닉이 수학 수업에서의 관찰과 개입과 연계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

었다.

먼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수학 학습 부진아의 특성(박성익, 1989; 이은숙 외, 2004; 권혁진 외

2006, )이 본 연구 대상자들의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남미선 외(2008)도 서술과 면

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문제점을 진단한 바 있다. 인지적 영역의 경우 이전 학습의 결손으

로 인해서 현재의 수학 수업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연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었다. 또한 정의

적인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실패경험이나 교사 요인, 적절히 강화가 제공되지 않아서 자신감이 하락해 있었고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문제점들은 하나의 문

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났다. 즉 한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학습클리닉의 필요성이 보였다.

이를 위해서 수학 클리닉 상담에서 각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략들을 제시했다. 권혁진 외

(2006)는 학생들에게 능력검사를 실시한 뒤에 각 학습자에게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앞서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수학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제안되었다(예, 박성익,

1989; 정인석, 1992; 오황균, 2004; 권혁진 외, 2006; 안미경, 2009). 이 방법들 중에서 ‘선수학습 요소 제공, 수준

별 학습지 제공, 강화제공, 멘토링, 수업시간에 발표, 학습계획 수립’ 등의 전략들을 활용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

게 주어진 전략들이 수업시간에 있어서 활용이 되는 것이었다.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피드백이 있어야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미경, 2009).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학 클리닉 상담이 수업상황과 연계될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적

용한 전략이 수업시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

에 전략의 활용이 용이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고 이것이 학습을 수행하는 데에 얼마

나 가치가 있는지에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학생들은 그 전략 활용에 있어서 믿음을 갖도록 한다(Schunk, 1989; 서

울대학교 창의학습센터 재인용, 2013) 즉 수업과 상담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수학 클리닉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지속적인 수업 결손으로 나타난 문제점

을 들 수 있다. 누적된 수업결손이 많은 경우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대상 학생 중 학생 D가 이

러한 예에 해당된다. 수업 결손이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일어난 만큼 현재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도달해야 할

성취수준과 학생 D의 출발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짧은 시간에 이를 교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두 번째로 짧았던 연구기간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찰의 불가능이다. 연구는 두 달 동안 각 연구대상 학생들과

총 6회의 상담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연구대상 학생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이

활용이 되었지만 대부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았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 및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제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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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 번째 장기간 및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경우 2달 정도 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관찰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부분의 관찰이 어려웠다. 또한 권혁진 외(2006)의 경우도 2주 동안 4

명의 학생들을 관할하여 수학 클리닉을 시행하였으나 그 적용효과를 얻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하지만 한내여중(2014)의 경우 1년 정도의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지원 아래에서 장

기적인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경우 장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역량향상이다. 이러한 방향은 개인적 노력과 시스템의 확충으로 가능하다. 이희연 외

(2016)는 체계적인 상담의 절차를 학습하고 자기분석의 과정을 통해 자기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

기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연수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권혁진 외, 2006; 한내여중

보고서, 2014) 즉 개인적인 성장과 연수 및 시스템의 확충으로 수학 클리닉의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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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Math Clinical Counseling based on Connection wit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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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mathematics is increasing as human beings are en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government is also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math education by 
addressing 2012 mathematics education as  'the year of mathematics education. ' However, many stud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mathematics and they feel math is difficult and even give up math. 

For this cause, students who give up math are showing up a lot in middle and high schools. For these math low 
achievers, the government,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schools are creating and implementing a lot 
of programs. Among these programs, there is also a program called Math Clinic counseling. However, most of these 
math clinic counseling end up in a one-time events or are not linked to class because counselors and math teachers 
are different. 

So, this research focuses on this fact : gap between math clinical counseling and real mathematics class. The study 
analyze the reasons of the cause of low level of self-confidence in math and high level of math anxiety from the 
students. And it suggests some strategies for the individual students base on their difficulties. Applying these strategies 
to the students, the study mainly focused on  how the strategies are presented  in real class by observing practic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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