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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장을 위한

매쓰투어(Math-Tour) 개발 및 효과
1)

허 선 (오름중학교, 교사)

오 홍 식 (제주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수학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제주목 관아에서 학생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Math-Tour)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에는 제주목 관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자연물과 인공물을 이용한 수학 문제를 제

시하였다. 이후 제주시 A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하도록 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매쓰투어에 참여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수학 학습 태도 검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했다. 분

석 결과, 수학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 신장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수학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Ⅰ. 서론

PISA 2015와 TIMSS 2015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등의

정의적인 특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했다(Koo & Sang, 2017).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수학은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쓰

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수학은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필수적인 역량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수학을 학습하며 실생활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MOE, 2015). 수학 학습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면 수학 학습을 통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학 학습 성취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Johny,

2008).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신장시켜줌으로써 미래 인재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KOFAC (2015)에서는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배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앞서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계발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학학습 실태조사 연구의 결과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로

는 ‘계산이 복잡해서’(초등·중등 1위), ‘실생활에 쓸모가 없어서’(고등 2위, 중등 3위), ‘수학 내용이 어려워서’(초

등·중등 2위, 고등 1위)가 나타났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초등·중등 1위, 고등 3위), ‘개

념, 원리, 공식 등을 알고 있으나 문제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초등 3위, 중등 2위, 고등 1위)가 두드러졌다.

수학 성취도는 개인이 타고난 능력보다는 수학에 대한 경험의 차이에 기인하며, 모든 진정한 교육은 경험을

* 접수일(2020년 8월 28일), 심사(수정)일(2020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2020년 10월 14일)

* ZDM분류 : C23

* MSC2000분류 : 97D30

* 주제어 : 수학, 매쓰투어, 유의미학습, 현장체험학습, 수학 학습 태도

✝ 교신저자 : sciedu@jejunu.ac.kr



허 선ㆍ오 홍 식466

통해 발생한다(Dewey, 1938; NCTM, 2000). 학생들은 수학 수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단지 책상에

앉아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만을 풀기 때문에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활동하는 기회와 여유를 주지 않는 수업은 학생들의 사고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한다(Kang, 2010). 이러한 수

업 방법은 학생들에게 수학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다(Stottlemyer, 2003). 수학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생겨나는 수학 불안은 일상생활에서의 수학 문제 해결의 경험이 결여될 때에

도 나타날 수 있다(Richardson & Suinn, 1972). 일상생활에서의 수학 체험 활동을 포함한 수업으로 학생들은 수

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

KOFAC (201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상의 수학 학습 목표로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이 명시되

어 있음에도 학생들은 실생활에 수학이 쓸모가 없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일상생활과 수학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연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으며, 학생들은 일상생활과 연계되지 못한 채로 수학을 배우기 때

문에 학교에서 배운 수학적 지식과 현실에서의 수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Hunter et al, 1993;

Gainsburg, 2008). 사회와 학습자의 요구가 다양한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학교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교육과정에

서 의도하는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느

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실생활 속에서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 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주목 관아에서 매쓰투

어(Math-Tour)를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에서 수학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매쓰투어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둘째,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쓰투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

적 태도가 신장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했다. 이후 사전·사후 설문지와 소감

문을 쓰도록 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수학 학

습 태도를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 체험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연구는 여럿 있었다(Kim, 2010; Moon, 2011). 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체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실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소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수

학 체험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은 현재까지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수학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선행 연

구(Lee, 2012; Lee, 2017)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수학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요구를 설

문 조사한 선행 연구(Lee, 2012)에서는 대다수의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된

다는 결과를 얻었다. 수학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타 연구와 충분히 차별되었다고 본다.

Ⅱ. 연구의 배경

1. 현장체험학습

체험은 대상과 오감을 통하여 구체적·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을 뜻한다. 체험학습이란 체험을 기반으

로 하는 학습으로, 전통적인 교실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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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 실험, 답사, 조사, 수집, 노작 등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Ryu &

Lee, 2017).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1995년 발행된 교육개혁안으로부터 구체화되었다.

교육개혁안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탐구, 실험 및 실습, 체험, 문제해결 학

습을 강조했다(Education Revolution Committee, 1995). 우리나라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과거 소풍으로 불렸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의 측면을 강조하여 현장학습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체

험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Park, 2015).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체험학습만이 아

니라 장소기반학습, 답사, 야외조사활동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이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밖의 공간에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Oh &

Lee, 2014).

장소에 기반한 현장체험학습은 지역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실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협력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탐구적 접근이 활용되곤 한다

(Morgan, 2011).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교실수업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실생활에서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한 학습 태도는 동기부여와 높은 성취도로 이어질 수 있다

(Ofsted, 2008).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거나 자연과도 교감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Ballantyne

& Packer, 2002).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학습 내용이 유의미하게 되어 학습 전이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학습 목표 도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찰하는 대상과의 직접적인 면대면 상황에서 오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실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생활 간

의 괴리를 해소하며 세계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Hong et al., 2015).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직접 경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도 있다(Ballantyne & Packer, 2002). 현장체험학습에서 얻어지는

정의적인 요소는 특정 교과목의 범위를 넘어설 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Nundy, 1999). 즉 학생들에게 자연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다.

수학과 현장체험학습을 교실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 관찰, 측정, 조작, 실험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구조화된 수학 활동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ee, 2012). 학교 현장에서도

수학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 유적지나 자연환경에서 수학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

는 경우가 종종 있다(Moon, 2008). 이러한 수학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매쓰투어(Math-Tour) 프로그램이

최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장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JSMEA, 2018).

2. 수학 학습 태도

태도란 어떤 반응이나 행위를 하려는 준비된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를 말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

여 태도를 주어진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된 기질이라고 표

현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Shrigley, 1983). 이를 종합하면 수학 학습 태도란 수학 학습을 하려는 준

비된 마음 또는 감정의 상태로, 학생들의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기질, 자세 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를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대상이나 수학 학습과 관련한 상황에서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Aiken, 197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장을 위한 목

표를 명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학 과목의 세부 목표로 “수학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

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를 두고 있다. 또한 중학교 수학 과목의 세부 목표로

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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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MOE, 2015). 수학 자신감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학생

스스로가 취하는 행동에서의 수학적 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는 수학 학습 성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척도이

다.(Hart, 1989; Boekaerts, 1994; An,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6가지 수학교과 역량의 하나로 ‘태도 및 실천’ 역량을 선정했다. 태도 및 실천 역량은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주적인 수학 학습 태도와 더불어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이다.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학습에서 두 가지의 강조 사항이 있다(MOE, 2015).

첫째, 수학을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과 관련지어 지도하여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알게 하고, 수

학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끈기 있게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한다.

이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고 수학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 매쓰투어(Math-Tour)

매쓰투어는 야외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수학적 현상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Kim, 2010). 매쓰투어는 2008년 제주수학축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수학

축전이 열릴 때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부터 출발해 올레길 8코스를 따라 걸으며 접할 수 있는 자연 속의

다양한 수학적 요소들을 체험하도록 했다. 제주수학축전의 외부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수학한마당의

수학 산책, 충남수학축제의 매쓰투어, 경남중등수학축전의 매쓰투어 등 각 시도의 수학축제에서 새로운 체험활동

으로 발전하고 있다(Lee, 2017). 이후 2016년 대구에서 수학축제와 별개로 개발된 근대골목 매쓰투어를 시작으로

경북 소수서원 매쓰투어, 제주 4·3 평화공원 매쓰투어 등이 개발되었다(JPOE, 2018). 매쓰투어는 평소 수학 학습

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아닌 야외에서 찾을 수 있는 수학적 현상을 체험하며 수학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

고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쓰투어를 교실 밖의 야외

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 혹은 인공물과 깊게 연관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정의

한다.

수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많은 학생들은 수학 학습을 딱딱한 교실 의자에 앉아 문제만 푸는 과목이라고

표현하며, 이 때문에 수학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JPOE, 2018). 즉, 학생들에게 늘 같은 방식으로 교실에서 단순

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제시한다면 수학 학습의

효과가 늘어날 것이다. 교과목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활동을 교과목의 내용

과 연결하면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McEwen, 1996).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피상적이고 분절적으로

이해했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과제를 수행했을 경우 해당 교과 내용을 90% 이상 기억할 수 있다(Dale, 1969). 교실 밖의 현장체험학습

으로 학생들이 더욱 즐겁게, 더욱 효과적으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Ausubel(2000)은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학습을 이룰 수 있는 유의미 학습을 강조하며, 교사가 많은 양의 정

보를 의미 있게 조직하고 전달하여 학습자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usubel(1968)

은 유의미 학습이 아닌 기계적 학습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이들이 모두 해결될 때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난다고 했다(Park & Ko, 2010).

첫째, 학습과제의 논리적 유의미가(logical meaningfulness)가 낮으면 기계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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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롭게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학습자의 인지구조 내에 없으면 기계적 암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학습 의욕이 결핍되면 기계적 암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매쓰투어에서의 여러 수학 체험 활동이나 문제들은 주변의 자연물 혹은 인공물에서 수학적 요소를 찾아 제시

했기 때문에 논리적 유의미가가 높다. 학생들에게 수학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위함이 목적이므로 매쓰

투어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가 많다. 즉, 매쓰투어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 내에 분명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주변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직접 찾아보고 흥

미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고 매쓰투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즉, 매쓰투어

를 통해서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매쓰투어를 하며 학교 교실이 아닌 야외에서 효과

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매쓰투어를 체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

(Lee, 2017)의 결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 및 현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학적으로 변화하고 수학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태풍 타파(Tapah)의 영향으로 취소된 2019년 매쓰투어를 제외하고 제일 최근에 제주수학축전에서 이루어진

2018년 매쓰투어 참여자 중 53명이 JSMEA (2018)에서 주최한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46명(88.7%)이 만족

도 조사에서 그렇다 이상을 택하였으며 76.%의 응답자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83.1%의 응답자가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수학 법칙을 발견했으며, 79.3%의 응답자가 새로운 용어나 개념

등 수학 지식을 얻었다고 하였다.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92.4%로 매우 높았으며, 85.0%의

응답자가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흥미가 생겼다고 했다(JSMEA, 2018). 즉, 수학 현장체험학습인 매쓰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의미 학습을 통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고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

었다. Kim et al. (2008)는 수학 학습의 즐거움이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Park et al. (2014)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수학 성취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척도라고 이야기한다.

즉, 매쓰투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수학을 학습하며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신장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및 장소

본 연구는 2019년 제주시 A중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한 36명 학생(1학년 19명, 2학

년 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학생들은 평소 수학 학습에 자신감이 없거나 어렵다고 느꼈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학 학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학업 성취 수준은 상위권

인 학생이 9명, 중위권인 학생이 16명, 하위권인 학생이 11명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수학 학습에 대한 태

도를 긍정적으로 신장하고 싶어 하는 남학생 15명, 여학생 21명의 총 36명이었다.

매쓰투어 장소로 선정한 제주목 관아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80호로 조선시대 제주목의 목사가 집무하던

동헌을 비롯한 여러 관아 시설이 들어섰던 제주목 통치의 중심지이다(Kim, 2011). 제주목 관아는 제주의 역사가

응축된 현장으로 정치와 행정,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이다. 제주의 많은 역사가 관덕정을 포함한 제주목 관아

를 거쳐 갔으며, 경노, 입신양명의 실현 등 민관의 소통이 이뤄지는 열린 광장으로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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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수학 학습 태도 신장을 위하여 실생활에서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쓰투어(Math-Tour) 프로그램에 관련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개발된 매쓰투어들이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2019년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연구회를 조직하여 현직 수학교사인 개발위원 6명과 더불어 수학교사 출신인 교장, 교감을 각각 1명씩 자문위원

으로 두어 총 8명으로 연구회를 운영하였다.

연구회는 2019년 3월에 조직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했으며, 매달 1회 정기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매쓰투어

(Math-Tour) 프로그램 개발 회의에서 장소는 제주시와 관련한 의미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매쓰투어가 이루어질 장소는 제주목 관아로 선정하였다. 이후 몇 차례 답사를

실시하여 개발위원들이 제주목 관아와 연관된 실생활 수학 문제를 만들었다. 총 10문제를 만든 후 학생들이 미

래 사회에서의 여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

였다. 연구 개발 과정에서 매쓰투어(Math-Tour)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학생 활동 자료를 제작한 후 자문위원에

게 검토와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2019년 11월에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2019년 12월 14일(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마다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이 끝난 후에는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 학습을 할 때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2월 14일(토) 매쓰투어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전 검사를 하고 2주 후인 12월 27일(금) 사후 검

사를 실시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Ⅲ-1>과 같다.

연구 주제 설정 및 선행 연구 조사

⇩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 개발

⇩

검사도구 선정

⇩

수학 학습 태도 사전 검사

⇩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 실시

⇩

수학 학습 태도 사후 검사, 설문 작성, 인터뷰

⇩

자료 통계 처리 및 결과 분석 후 결론 도출

<표 Ⅲ-1> 연구 절차

3. 검사 도구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구 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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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장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다(Park et al., 2010; Oh, 2000;

Kim et al., 2014; Sin, 2014; Kim & Kim, 2017). 그러나 매쓰투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문항의 일

부를 매쓰투어에 적용할 수 있게끔 수정하였다.

수학 학습 실태조사를 위하여 KOFAC (2015)에서 개발한 수학 학습을 위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문항의 초안

을 작성했다. 이후 Lee (1999)가 사용했다가 Bae & Ryu (2016)이 흥미, 태도 등으로 분류한 정의적 특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 수정·보완하였다. 이 중에서도 KOFAC (2019)에서 실시한 수학나눔학교 수학 정의적 영역 설문

조사에서의 문항을 참고하여 마지막으로 세부 요인을 추출했다. 세부 요인으로는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

감, 가치 인식, 학습 의욕의 4가지로 선별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반분계

수 신뢰도검사를 통하여 내적 신뢰도 계수는 .929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세부 요인과 그에 따른 신뢰도는

<표 Ⅲ-2>와 같이 나타났으며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흥미 1, 4, 9, 12, 16 5 .816

자신감 2, 6, 13, 14, 20 5 .831

가치 인식 5, 7, 11, 15, 18 5 .821

학습 의욕 3, 8, 10, 17, 19 5 .812

수학 학습 긍정적 태도 전체 20 .929

<표 Ⅲ-2> 수학 학습 태도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 참여 사전·사후의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36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방법을 택했다.

사전·사후 검사의 문항을 비교하기 위하여 SPSS 19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5%에서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해 분석했다. 또한 통계 결과의 유의미한 해석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이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여 매쓰투어 체험에 대한 느낀 점과 사전·사후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었는지, 있

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Ⅳ. 연구 결과

1.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개발

전국적으로 제주, 경남, 충남 등의 지역 수학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매쓰투어는 자연을 걸으며

다양한 수학 체험활동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쓰투어들은 연중 수학축제가 개최되는 날짜 중 하루에만 이루어

져 왔기 때문에 매우 큰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면서 매쓰투어 프로

그램은 수학축제와 별개로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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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영역

교과 단원 문항 내용 풀이 방법 및 문항 의도

1
문자와
식

일차부등
식

제주목 관아의 청소년 입장료는
개인이면 1인당 800원, 10명 이상
단체면 1인당 600원이다. 몇 명
이상이면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는 문제이다.

명의 개인이 입장할 때, 일차부등식
  ×의 해가 답이 된다.
수학을 이용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2 기하 대칭
영주협당에서 보이는 단청의 대칭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대칭축을 찾으면서 아름다운 전통문양인
단청 속의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3 기하
삼각형의
닮음

리플렛의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가
주어질 때, 나무의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닮음의 활용을 이용해 높은 구조물의
높이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4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망경루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한 번에 1 또는
2계단씩 올라서 6계의 모든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5 기하
피타고라
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와 비슷한 동양의
구고현의 정리를 이용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주어진 한옥 지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각도기가 없던 옛날에도 건축을 위해
직각을 만들 수 있었던 구고현의 정리를
이해하며 수학의 유용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6 함수
좌표평면
과 그래프

제주목 관아의 지도에서 관덕정의
위치를 원점으로 할 때 홍화각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이다.

좌표를 도입해 건물의 위치를 쉽게
나타내며 수학의 유용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7 수와
연산

단위
사칙연산

면적이 인 우련당이 몇 칸인지
세 보아 단칸방은 몇 인지 구하는

문제이다.

전통 한옥에서 건물 규모를 나타낼 때
쓰였던 칸을 알아보며 단위의 유용성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8 기하 닮음의
활용

연못에 사는 한 물고기의 몸통의
길이보다 4배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보다 몇 배나 많은 먹이를
먹을지 구하는 문제이다.

닮음비와 부피 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실생활에서
수학적 개념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9 기하 기본도형

관덕정 앞 광장이 타일이 아닌
콘크리트로 포장했을 때 깨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금액이 타일로 채웠을
때와 비교해 차이가 얼마일지 구하는

문제이다.

테셀레이션을 활용한 타일로 바닥을
채웠을 때 심미적인 장점 외에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10 수와
연산

단위
사칙연산

조선 시대 길이의 단위인 척, 장, 간을
이용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잘라낸

관덕정 처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선시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알아보며 단위의 유용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표 Ⅳ-1>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 문항별 세부 내용

매쓰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학의 유용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제주목 관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하였다. 즉, 제주목 관아의 자연, 건물 등에서 탐구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위하여 수학 내용이 어려워서, 계산이 복잡해서, 실생활에서 쓸모가 없다는 이

유로 수학을 싫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던 KOFAC (2015)의 수학 학습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개

발했다. 따라서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배운 수학 내용이 제주목 관아에서 유용하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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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문제 예시

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교과서가 아닌 학생들의 눈으로 직접 탐구한 실생활에 접목된 수학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유용성을 느끼도록 했다.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는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며 성공 경험을 하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 학습을 포기했거나 기피하는 학생도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

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의 문제들은 중학교만이 아닌 초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계산을 피

하고 난도를 낮추었다.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문제는 모두 10문항으로 모두 교육과정 상의 수학적 내용을 실생

활과 연관 지었다.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비교적 쉽고 재미있는 내용

으로 만들었다. 프로그램의 문항별 세부 내용은 <표 Ⅳ

-1>과 같다.

문제를 모두 개발한 후에는 미래 사회의 인재가 될 학

생들의 정보처리역량을 신장시키고 스마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교육의 패러다임도 과학적으로

변해야 한다(Lee & Ryu, 2013).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

육 패러다임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교육이 등장했으며 스

마트교육에 관련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Heo

et al., 2013; Jung & Lee, 2014; Seo & Ko, 2016). 이러

한 연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교육을 통하

여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의 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매쓰투어는 가만히 앉아 교과서를 보며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기성의 학습 방법이 아닌 직접 걸어 다니면서

실생활과 연관된 수학적 내용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하지

만 수학 문제를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에 제시하면 프로그

램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모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

주목 관아의 자연과 건물들을 이용해 만든 문제들에 각

각 암호를 만들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답이 표시된

암호를 해결하면 해당 위치와 관련한 수학 문제가 나타

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답과 풀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많은 학생에

게 성공 경험을 제공하도록 10문제 중 7개 이상의 문제

를 해결하면 통과할 수 있게 구성했다.

제주수학축전에서 실시되는 매쓰투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장소가 올레길 8코스인 만큼 자연을 활

용한 수학적 내용이 많다. 가령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하

여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육각형 모양인 지삿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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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통과 예시

상절리를 관찰하며 가장 효율적인 도형을 탐구하는 등

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학 체험 프로그램이 매쓰투어

에서 이루어진다. 전북수학한마당의 수학 산책, 충남수

학축제나 경남중등수학축전의 매쓰투어 등 수학축전 프

로그램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매쓰투어는 모두 이런 형

식을 갖추고 있다. 인솔자를 따라 주변 자연을 걸으며

자연과 관련한 수학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는 수학축

전이 개최되는 시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매쓰투어

와는 달리 언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

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직접 돌아다니며 실생활과 깊

은 관련이 있는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매쓰투어 프로그램의 문제는 실생활에서 수학의 유용

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하여 제주목 관아

주변의 실생활과 수학적 내용을 최대한 연관시키고자

하였다. 가령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일차방정식을 활용

한 소금물의 농도 문제와 같은 비실용적이고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림 Ⅳ-1]의 예시와 같이 학생들이 현

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도록 문제를 개발했다.

이 문제는 닮음의 활용 중에서도 닮음비와 부피 비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닮음의 활용 문제는 학생들이 자신 주변의 실생활이라

고 여기기 힘든 내용이 많다. 가령 건물 간의 닮음비를

이용하여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현실적이지만 학생들이

건물의 부피를 구할 필요성을 쉽게 느낄 수 없다.

이와 달리 매쓰투어에서는 쉽게 연못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 간의 크기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의 부피 대신

먹이의 양을 구하도록 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물

고기들의 부피를 구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이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닮

음의 활용을 배우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고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걸리버 여행기 내용의 일부를 삽입했

다.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왕은 걸리버의 키가 소인들의 12배이기 때문에 소인 1,728인분의 양을 한 끼 식

사로 대접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이 힌트를 보고 12와 1728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이라는

사실을 알면 닮음비와 부피 비 간의 관계를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문제해결 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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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은 이미 학습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실생활에서 어

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하지 않은 수학적 원리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한 후 나타나는 [그

림 Ⅳ-2]과 같은 풀이 방법과 부연 설명을 보며 수학적 개념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효과 분석

학생들이 매쓰투어 체험 후 학교로 돌아가 2주 동안 수학 학습을 하면서 학습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수학 학습 태도 검사와 매쓰투어가 끝난 직후에 했던 설문,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Ⅳ-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 수학 학습 태도 전체 영역의 평균은 3.67, 표준편차는 .3091이며, 사후

수학 학습 태도 전체 영역의 평균은 4.08, 표준편차는 .1273이다. 사전 수학 학습 태도 전체 영역과 사후 수학 학

습 태도 전체 영역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값은 7.302,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학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체험한 학

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Seo (2015)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요인
사전 사후

 
M S.D. M S.D.

전체 3.67 .3091 4.08 .1273 7.302 .000

  

<표 Ⅳ-2>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나.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

<표 Ⅳ-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의 평균은 3.41, 표준편차는 .5258이며, 사후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의 평균은 4.18, 표준편차는 .3053이다.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과 사후 수

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값은 7.566, 유의확률은 .000으로

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사전 사후

 
M S.D. M S.D.

흥미 3.41 .5258 4.18 .3053 7.566 .000

  

<표 Ⅳ-3>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

다.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표 Ⅳ-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영역의 평균은 3.41, 표준편차는 .6196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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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영역의 평균은 4.03, 표준편차는 .2794이다.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과 사

후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값은 5.444, 유의확률은 .000

으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사전 사후

 
M S.D. M S.D.

자신감 3.41 .6196 4.03 .2794 5.444 .000

  

<표 Ⅳ-4>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라.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Ⅳ-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영역의 평균은 3.96, 표준편차는 .2710이며, 사

후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영역의 평균은 4.06, 표준편차는 .3047이다.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과 사

후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영역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값 1.472, 유의확률 .1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인
사전 사후

 
M S.D. M S.D.

가치 인식 3.96 .2710 4.06 .3047 1.472 .146

<표 Ⅳ-5>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마.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에 미치는 영향

<표 Ⅳ-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 영역의 평균은 3.89, 표준편차는 .3004이며,

사후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 영역의 평균은 4.04, 표준편차는 .3055이다. 사전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

영역과 사후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 영역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값은 2.023, 유의

확률은 .047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사전 사후

 
M S.D. M S.D.

학습 의욕 3.89 .3004 4.04 .3055 2.023 .047

  

<표 Ⅳ-6>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가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에 미치는 영향

3.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참가자 반응

가.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매쓰투어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평소 수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문제만 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쓸모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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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KOFAC, 2015). 하지만 매쓰투어에 참여한 이후 주변의 생각보다 많은 일상생활에

서 수학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에 변화가 생겼다는 학

생들의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제

주목 관아에 예전에 왔을 때에는 그저 재미없고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매쓰투어를 하면서 돌아다니니 훨

씬 재미있고 흥미로웠다고 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갔던 모든 것들에 수학이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며 신기해하는 학생도 더러 있었다. 자신들처럼 학교에서 수학을 배운 것도 아닐 텐

데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건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계단을 오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사실, 집을 지을 때에도 생각보다 세세한

수학적 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신기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4번 문제에 나온 계단처럼 6개가 아닌 10개의

계단이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다. 질문을 받은 학생 또한 관

심을 가지며 이를 이용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 수학 공부는 교실

이나 집에 앉아서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고 문제만 해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달라졌다고 했다. 많은 수학적 사실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 더욱 흥미로웠다는 학생들이 대

부분이었다.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싶어 했던 학생들은 이제까지 수학은 그저 지루한 과목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들은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에서 직접 걸어다니며 자연과 건물들로 가득한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을 자신의 눈으

로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재미없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

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긍정적 태도를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Freudenthal(1973)은 아동의 현실 안에서 조직되어야 할 현상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점진적인 수학화 과정을

거치며 추상적인 수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Han & Moon, 2009). 즉,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론적으로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탐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Baek

& Choi,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수학화 학습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질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했을 때 생활에서 쓰이는 수학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많은 학생들은 수학 학습을 어렵고 복잡한 문제만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수학적 개

념과 원리를 이해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이들은 수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점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수학적 지

식과 원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수학 문제만 봐도 어려워서 자신이 풀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곤 했다.

수학 학습 기피현상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수학 학습 관련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를 싫어하고 꺼리는 반

응을 보이는 현상이며 수학 불안의 개념으로 수학 기피를 설명할 수 있고, 수학 불안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킨다(Tobias & Weissbrod, 1980; Park et al., 2001).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수학으로부터 멀어지

게 되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 이들은 이후에도 수학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수학 불안을

다시금 느끼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KOFAC (2015)에서 실시한 수학학습 실태조사에서 수학을 좋

아하는 학생들이 그 이유로 초등·중등·고등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뿌듯해서’를 1위로 꼽았다. 즉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공 경험을 높일 필요가 있

다. 즉 수학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성공 경험을 심어준다면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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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이 모두 평균 3.41로 낮은 수치는 아니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그럼에도 자신감을 갖고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아니라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과 함께 수학 문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이런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도형의 닮음, 경우의 수 등의 수학적 내용을 찾으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

다. 자신도 모르게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잊고 탐구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하며 즐거워했다. 평소

수학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풀이를 찾아보는 학생들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생활과 관

련한 문제가 나오니 직접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토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어느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는 학생들이 많았다. 6번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은 데카르트가 천장에 앉은 파리를 보며 좌표평면을 만들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였다. 좌표평면과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는 함수라서 그

런지 일단 겁부터 났는데 실제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서 살펴보니 좌표는 단지 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수학 학습에서의 성공 경험은 자신감을 유발할 수 있다(Burton, 2004). 이를 포함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수학 학습에 대한 성공 경험은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박

지현 외,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 내용과 부합한다.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는 사실을 알고 나니 배워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는 학생도 더러 있었

다. 이처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친 학생들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경험

을 통하여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다.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

학생들의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은 부족하지만 수학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치 인식의 평균이 3.96으로 높

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수학은 전공자만 배우면 된다거나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수학은 더 배

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에 관계없이 수학 성적이 높아야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때문

에 수학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아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이 많았다.

매쓰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가치 인식 영역의 평균은 3.96에서 4.06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학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전에는 성적, 진학 등의 외적인 이유만으로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1번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실제 입장

료를 이용한 문제니까 더욱 와닿는다고 하였다. 이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도 신기해하며 진짜 수학이 우리 생

활 속에 있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다고 하였다.

수학은 현대사회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수학을 활용해 아름다움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신기함을

느낀 학생들이 많았다. 평소 한옥을 보더라도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수학적 원리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단청이나 처마의 곡선, 담벼락 등도 하나하나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였다. 이에 수학을 잘 이해하면 옛

날 예술작품 속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Dewey(1896)는 수학의 본질은 유용성에 있으며, 유용하게 가르치는 것이 수학을 수학답게 잘 가르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이때의 유용성은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에서 적응을 꾀하는 등 경험의 성장을 위한 모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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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포함한다(Eom, 2001). 즉, 수학의 유용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학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복잡한 도형, 함수와 같은 어려운 수학적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쓰일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학생들도 수학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쓰이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매쓰투어 체험 후 학생들이 수학의 유용성을 파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

학습 의욕 영역에서는 가치 인식 영역과 비슷하게 평균이 3.89에서 4.04로 소폭 상승하긴 하였다. 하지만 학

생들의 인터뷰와 설문 결과를 통하여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부족했던 이전보다는 학습에 대한 의

욕이 많이 생겼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막연하게 수학 성적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수학 성적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다.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배웠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수학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주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자 자신이 모르는 수학적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하면 주변이 더욱 다르게 보일지 궁금해졌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신장

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이 매우 낮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인

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수학이 실생활에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

학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를 개발했다. 매쓰투어를 개발한 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체험

한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또한 학습 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매쓰투어 운영 도우미 체험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수학 학습 태도의 향상, 수학의 필요성

인식과 자신감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Lee (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학생들이 유

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 반면 실생활과 관련한 쉽고 재미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학교육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

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에 수학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어 흥미와 자신감을

유발한다는 Gainsburg(2008)의 연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자 수학 학습에 대한 의욕도 점차 생

겨났다고 하였다. 이는 수학 학습에서 태도, 흥미, 자신감을 포함하는 정의적 영역 신장이 인지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수학 학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Lee & Song (2011)의 연구와도 부합한다.

둘째, 학생들은 수학 학습을 선호하지 않더라도 수학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참여 이후 가치 인식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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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와 설문 결과 수학을 장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시하던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가치를

외적이 아닌 내적인 이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학을 배워도 왜 자신이 이러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막연

하게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높은 성적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 참여 이후 수학이 일상생활의 많은 곳에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수학의 유

용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수학에 대한 가치는 큰 차이 없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

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론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제주시 A중학교 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만큼 결과 해석에 어느 정도

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학사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기를 정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만을 살펴보았다.

추후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매쓰투어 프로그램이 개발된 제주목 관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소에서도 매우 제

한적이다. 매쓰투어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점차 개발되며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쓰였

던 제주목 관아 매쓰투어만이 아닌 다른 지역, 혹은 제주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매쓰투어 프로그램의 경

우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학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이 때문에 학교 수업시

간에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또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살려 학교 주변을 이

용한 매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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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ffect of Math-Tour to improve Mathematics Study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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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effect of Mathematics field experience trip program on students’ 
attitude in learning Mathematics. For this we developed Jejumok-Gwanna Math-Tour program in 2019 for students 
which would make them to walk and experience mathematics in the field. In that program, we suggested several 
Mathematics examples about natural objects and artifacts in Jejumok-Gwanna. After that, we let A middle school 
students within Jeju to experience this program in order to see the effect of this program. We asked participants to 
write pre- and past- questionnaire, have an interview, and write review. After analyzing thos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Jejumok-Gwanna Math-Tour on student’s attitude in learning mathematics was sta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Mathematics Field Experience Study Program could be useful to improve student’s 
attitude in learning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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