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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에서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교수 학습 모델 ·
개발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Model for Meta-Affects Activation

손 복 은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ise a method to activate 
meta-affect in the aspect of supporting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according to the need to find specific strategie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activate learners' meta-affect in mathematics subjects, which are 
highly influenced by psychological factors. To this end, the definitional and 
conceptual elements of meta-affect which are the basis of this study, were 
identified from previous studies. Reflecting these factors, a teaching and 
learning model that activates meta-affect was devised, and a meta-affect 
activation strategy applied in the model was constructed. The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model that activates meta-affec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refined by verifying its suitability and convenience in the field 
through expert advice and application of actual mathematics classes. The 
developed model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a variety of practic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activate the meta-affect of learners in a 
mathematical learn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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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학생들은 수학 수업에서 전형적으로 발현되는 감정의 반응을 알고 있고 이에 대
해 자신의 주관적인 지식을 토대로 수학 학습에서 행동적 접근을 하게 된다

즉 수학 학습을 통한 감정적 경험이나 학습자의 수학 학문에 대(Carlson, 2000). , 
한 신념 태도 흥미나 불안이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 , 
나오면서 수학 학습에서 정의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는 주로 인지적 . 
측면에 무게를 두고 접근되어 오던 수학 교육연구에서 수학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기저를 간과하기에 연구적 한계에 달하고 학습 심리 측
면에서도 인간의 감정이나 신념에 따라 학습 양식이나 전략 수행 구조가 달라진다
는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정의적 영역의 중요성은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수학교육 . 
분야에서 정의적 영역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 역시 정의적 요소의 규명이나 특
성에 대한 고찰 등을 넘어 정의적 요소를 조절하여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메타정의의 역할이나 기능 수행 기제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학 교과에서는 학습. 
자의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교수 학습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의와 인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 과 느끼. ‘ ’ ‘
는 것을 아는 것 감정적 반응 과 의식적인 감정의 경험 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 ’ ‘ ’
이다 재인용 즉 수학 학(Damasio, 1999;  LeDoux, 1998; Schlöglmann, 2005 ). , 
습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수학 학습에서 느끼게 된 두려, 
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 , 
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느낀 좌절감을 덜 극단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학생
이 경험한 좌절감이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메타정의와 연결되어 학습에서 성공이나 만족스러운 학습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
다 따라서 수학 학습에서 감정과 같은 정의적 요소가 생산적 기재(Goldin, 2003). 
로 작용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수학 학습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누
적시키거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습자 스스로 감정을 알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적
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교수 학습 측면에서도 학습자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 ·
대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수학교육 분야에서 정의적 요소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정의적 측면을 고

려한 다양한 교수 학습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지만 정작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
습자의 감정을 스스로 다뤄보도록 하는 방안 연구들은 거의 없다 외국 사례에서도 . 
수학 문제 해결 상황에서 수학 불안과 같은 학습자의 감정을 확인하는 연구(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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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학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Martino & Zan, 2013) , 
의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메타정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수학 학업 성취 결과. 
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감이나 수학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적 요소들
은 학생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학습자가 수학 학습 상황에서 마주하는 , 
다양한 감정적 요소들을 학생이 주체가 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측면에서 ·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학 학습에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고취하고 학문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며 특히 학습자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메타정의를 통해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이를 . 
위해 수학 학습에서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교수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반· , 
영하여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수학 교수 학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문헌 연구. Ⅱ

메타정의1. 
수학 학습에서 메타정의 연구는 수학적 문제 해결 맥락에서 인지적 요소와 정

의적 요소 사이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접근되거나(DeBellis & Goldin, 1997, 2006; 
메타정의의 개념과 메타적 기능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Goldin, 2000, 2002, 2014), 

어 왔다(DeBellis & Goldin, 1997, 2006; Goldin, 2002; Malmivuori, 2001; 
McLeod, 1992, 1994; Schlöglmann, 2005). 
메타정의 관련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메타정의의 정의적 요소로 감정 태, 

도 신념 가치 등을 언급하였다, , (DeBellis & Goldin, 1997; Leder & Grootenboer, 
와 은 메타2005; McLeod, 1992, 1994). DeBellis Goldin(1999), Goldin(2007, 2009)

정의의 정의적 요소로 수학적 강직성 수학적 친밀감 수학적 참여 등을 꼽고 있, , 
지만 직관적으로 수학 학습의 특성을 보이는 요소를 제외하면 메타정의의 정의, 
적 요소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의적 요
소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메타정의 관련 연구는 수학 학습에서 학생의 수학 학습 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지적 영역 이외에 정의적 영역에서 그 이유를 찾고 정의적 
요소들을 조절 모니터링 활용, , (DeBellis & Goldin, 2006; Gómez-Chacón, 2000;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와 은 메Schlöglmann, 2005) . DeBellis Goldin(1997)
타정의의 개념을 정의적 요소 중 하나인 감정 에 초점을 두고 메타정의(emotion)
를 감정적 상태에 대한 감정 인지적 상태에 대한 감정 감정의 모니터링과 조‘ ’, ‘ ’, ‘
절 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수학 학습에서 조명하기 시작한 감정 에 대한 학문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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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은 특히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 Goldin(2000)
특정한 순간에 나타나는 감정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호기
심 즐거움과 같은 감정 요소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고 좌절이나 불안 두려움, , 
과 같이 인지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감정의 상태는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하면
서 수학 학습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후 은 메. , Goldin(2002)
타정의의 개념을 감정에서 정의적 영역 전체로 조망하면서 정의적 요소 중 하나
인 감정에서 확장하여 메타정의의 개념을 정의에 대한 정의 정의에 다시 영향‘ ’, ‘
을 미칠 수 있는 인지를 안팎에서 제어하는 정의 정의의 모니터링 모니터링으’, ‘ ’, ‘
로 정의 그 자체 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메타정의의 개념과 메타적 기능에 대한 연구들 김선희( , 2019; 

김선희 박정언 도주원 백석윤 도주원, , 2011; , , 2017, , 2018; Goldin, 2002, 2009; 
Gómez-Chacón, 2000; Hannula, 2001; Hannula et al., 2007; Malmivuori, 2001, 

을 기반으로 메타정의의 개념 요소에 대하여 알아차리기 자2006; McLeod, 1992) (
각 평가 조절 활용 모니터링으로 보았다), , , , . 

감정 조절2. 
수학 학습에서 정의적 측면의 중요한 이슈는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부정적 정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리고 어느 정도의 갈등을 갖게 되더라도 과제를 지속하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인
지에 관한 것이다 도주원 재인용 즉 현재 (Tompsom & Tompson, 1989; , 2018 ). , 
수학 학습에서 부정적인 학습 경험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전 수학 학습에서 경
험했던 감정이 현재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학습자는 수학 학
습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노력과 성취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살피기 . 
위해서는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비선천적인 자기 주도 학습 측면을 지원할 필요
성이 있는 것처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은 교수 학습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Tzohar, Kramarski, 

따라서 수학 학습에서 감정과 같은 정의적 요소가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2017). 
작용하기 위해서 학습자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메타정의 능
력 함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심리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감정 조절 연
구와 연계해볼 수 있다. 
감정 조절 은 감정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emotional regulation)

반응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으로 타인이나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
고 상호작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김희숙 개인의 안녕감과 적응 및 ( , 2006), 
정신 병리와 중요한 연관이 있다 이시은 감정 조절은 개인이 처한 상황을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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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황에서 요구되는 측면과 개인이 그 상황에서 성취하, 
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필요할 때는 감정 반응을 지연할 수 있고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필요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으로 보기도 한다 김소영과 김진숙 역시 (Cole, Michel & Teti, 1994). (2011) 
개인이 상황과 목적에 맞게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부정적 감정을 , 
감소시키기 위해서 행동적 인지적 체험적 수준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 , 
차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정 조절은 국외에서는 감정 . 
통제 와 감정 관리 등의 개념으로도 연(emotional control) (emotion management) 
구해 왔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감정을 통제(Cole, Martin, & Dennis, 2004), 
하거나 관리한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와 는 감정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적절, Mayer Salovey(1997)

한 활동으로 문학 감성을 제안하였다 문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 
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즉 문학이라는 간접 체험을 , 
통하여 저항감 없이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 . Greenberg

는 감정을 언어적으로 상징화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Paivio(2008)
인지 알게 되고 감정을 관조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와 관점이 만들어진다고 하
였으며 이때 언어는 감정을 다루는 손잡이와 같다고 하였다 즉 언어가 지닌 장. , 
점을 통해 자신의 내적 정서를 세분화시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혼란스러운 
내적 정서를 명명화해 보는 것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감정이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글쓰기는 감정의 치료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은주 김춘경( , , 2011). 
윤석빈 은 감정 조절 척도 개발 연구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양식에는 능동(1999)

적 조절 양식과 회피 분산적 조절 양식 지지추구적 조절 양식이 있다고 하였다· , . 
능동적 조절 양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의 느낌이
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회피 분산 조절 양식은 자신을 불쾌, ·
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고 지지추구적 조절 양식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인숙 은 감정 조절 전략으로 인지적 방. (2018)
법 체험적 방법 행동적 방법 생리적 방법을 들고 있는데 인지적 방법과 행동, , , , 
적 방법은 하나의 조작적 행동으로 윤석빈 의 연구와 같이 의식적으로 감, (1999)
정 조절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자기 조절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도움을 , 
청하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체험적 방법은 불쾌한 감정이나 충동을 표현하. 
여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표현하여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
로 해소하는 것이며 생리적 방법은 긴장이완 훈련 호흡 명상 등과 같이 신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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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활용해 감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감정 조절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점검, 

이나 평가 조절하는 조작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목적 목표에 맞게 처리, , 
할 수 있는 능력 으로 볼 수 있으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글쓰기‘ ’ , 
나 문학 언어적 상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능, . , 
동적으로 감정을 완화하는 생각을 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는 행동을 하거나 복식 
호흡이나 긴장을 이완시키는 행위를 통해 신체감각을 활용한 감정의 변화를 유
도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그림 과 같다. [ 1] .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점검이나 평가 조절하는 조작적 , 

행동을 통해 학습자의 목적 목표에 맞게 처리, 
감 정 감정 표현 조절·

언어의 상징화 문학 글쓰기 명상 호흡, , , , 

그림 [ 1 감정 조절 연구에서 확인한 감정 표현과 조절 방법  ]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 ·Ⅲ

메타정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 방안1. ·
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즐거움과 같은 다양Mandler(1989) ·

한 감정과 이 감정들이 매개하는 교수 학습 과정을 인지적 모형만으로 설명하는 ·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문제를 해. 
결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요소와 감정(Fennema, 1989), 
의 상호작용이 신념과 태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지각과 판단 사고와 기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Hannula, 2001). , , 
기재로 작용하는 감정은 인지 과정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욕구와 감정의 요소
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Alston, 1969).
이에 따라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전략 방안으로 제안할 마음 챙김 감정 그래, 

프 수학 감정 일지 쓰기 보내지 않는 편지 클러스터링 목록 쓰기 감정 카드는 , , , , , 
감정 조절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착안하였다 생리적 방법과 같이 긴. 
장을 이완하는 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맥락에서 수학 학습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전략으로 마음 챙김을 인지적 방법이나 능동적 조절 양식, 
과 같이 자신의 자각된 감정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학 감정 일지, 
감정 그래프를 채택하였다 행동적 체험적 방법과 같이 자각된 감정을 해소하고 . , 
조절하는 방법으로 감정 카드와 보내지 않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감정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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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클러스터링과 목록 쓰기를 채택하였다 이. 
러한 전략 방법 이외에 교사의 발문을 포함하였다 교사의 언어는 학생과 의사소. 
통하는 도구이며 학생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손복(
은 고호경, , 2018).

메타정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 모델 개발 방향2. ·
메타정의 개념과 감정 조절과 관련하여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토대로 메타정

의는 수학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학습자의 감정이나 
정의적 요소를 학습자의 목표나 목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메
타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수학 학습 과정에서 발현되는 학습자의 정의적 . 
요소는 감정 태도 신념으로 보았고 이러한 정의적 요소가 수학 학습에서 유용, , , 
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자각하고 평가 조절 활용 모니터링하는 메타정, , , 
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타정의의 개념에서 알아차리기 자각 는 . ( )
수학 수업 또는 수학 학습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
는 태도 평가 는 학습자가 수학 수업 또는 수학 학습에서 자각된 감정을 이해하, ‘ ’
고 수용하려는 태도 조절 은 수학 수업 또는 수학 학습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감, ‘ ’
정적 반응을 통제하는 태도 활용 은 수학 수업 또는 수학 학습에서 주어지는 목, ‘ ’
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통제된 감정을 목표 상황에 일치시키는 태도 모니터링 은 , ‘ ’
수학 수업 또는 수학 학습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자각하고 평가하며 조절 활용하, 
는 순환 과정을 점검하는 태도로 보았다. 
정의를 자각하고 평가 조절 활용 모니터링 하는 것은 메타정의의 개념 요소, , , 

로 이는 수학 수업에서 마음 챙김 수학 감정 일지 감정 그래프 감정 카드 보, , , , 
내지 않는 편지 목록 쓰기 클러스터링 교사의 발문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 , , 
였다.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구안된 도구들이 수업에서 효율적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전략이 반영된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은 수학 ·
수업 전반에 대한 수업 모형으로 수업 시작 수업 중 수업 마무리의 세 단계로 , , 
구분하였다 수업 시작 단계에서 교사는 일반적으로 수업 목표 안내나 전시 수업. 
의 내용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 교사는 마음 챙김을 통해 학생 개인이나 교실 
주변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수업 중 단계에서는 보통 교사의 수학 학습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본격적인 
개념 학습과 문제 해결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교사의 발문은 학습자의 감정 ,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입하며 수업 초반과 달라진 학습자의 감정을 중재하
고 공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업 마무리 . 
단계에서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교사의 질문과 다양한 쓰기 
활동을 통하여 학습 개념의 인지 정도를 점검하거나 학습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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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수학 학습에서 정의적 요소를 제어하는 메타정의의 개념 , 

요소와 메타정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표 과 같다< 1> .
메타정의 개념 요소 메타정의 활성화 전략

모
니
터
링

알아차림
자각( ) 학습자의 감정 자각 마음챙김

평가 학습자의 자각된 
감정의 구별 및 표현

수학 감정 일지
감정 그래프

조절 학습자의 감정 해석과 
감정 간 관계 이해

감정 카드
보내지 않는 편지

활용 학습자의 목표에 따른 
감정 전환 및 이해

목록쓰기
클러스터링

각각의 과정에 대해 
반성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자기반성 교사 발문, 

표 < 1 메타정의 개념 요소와 활성화 전략 > 

메타정의의 개념 요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안한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은 
다음과 같다. 

가 마음 챙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능력으로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으로 의도적으로 몸. 
과 마음을 관찰하고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을 느끼며 현재 경험에 명확하고 생생
하게 접근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Kabat-Zinn, 1990).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을 도울 수 있고 더 많은 

자각을 수행하는 활동에 기여한다 는 퀴즈나 시험은 학생들의 주요 . Brady(2008)
스트레스 원인으로 이로 인하여 학생은 퀴즈나 시험을 시행하기도 전에 자신의 , 
실력을 보여줄 능력을 손상한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퀴즈나 시험 시작 전에 분 . 5
동안 명상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명상은 고등학교 수학 학습자에게 매우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학 수업이 시작될 때 작은 일본 종. ,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짧은 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Ringong) 
을 멈추고 평정함으로써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수학 수업 전에 마음 챙김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며 학습에 임하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올바로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 
학생의 마음 챙김 과정에서 교사는 발문으로 개입하여 학습자의 마음 챙김이 효
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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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정 목 표
교사 학 생

수업 시작

수업 준비를 중단하고 잠시 깊은 호흡을 “
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
지금의 기분을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

최근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을 “
떠올려보세요”

즐거웠던 수업시간을 떠올려보세요“ ”

마음챙김 명상 분(5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주변 정리를 하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다듬는 
기회이며 수업 목표나 전시 수업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감정의 주의, 

자각

수업 시작 나의 현재 감정은 어떤가요“ ?”
짝의 기분은 어떤가요“ ?”

오늘 수학 수업 주제는 내 감정을 어떻게 “
만들어주나요?”

학생들의 다양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고르게 가다듬어 내 감정을 살피고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 
드러내기

수업 중 수업 전과 지금의 감정이 달라졌나요“ ?”
지금 감정의 변화를 준 수학 내용은 “

무엇인가요?”

산만해져 있는 학생의 
감정이나 수업 분위기를 

환기하도록 한다. 

수업 전과 현재의 감정을 
비교함으로써 내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 변화 
인식하기

수업 마무리

나를 힘들게 한 수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
나를 기쁘게 한 수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생 스스로 감정을 
반성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수업 전과 수업 중 그리고 마무리 , 
단계 동안 전반적인 나의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고 좋은 측면의 
감정을 되짚어보는 기회를 통해 

감정을 관리해보도록 한다. 

감정 
관리하기

표 < 2 마음 챙김 발문 예시> 

예를 들어 수업 준비를 중단하고 잠시 깊은 호흡을 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잠, ‘ ’, ‘
시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와 같은 발문은 생리적으로 학생의 심신을 다지게 하고’ , 
지금의 기분을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와 같은 교사의 발문은 학습자가 다시 자‘ ’
기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self-questioning)
검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수업 중이나 수업 마무리 과정에서도 교사. 
는 발문을 통해 수업 분위기를 환기하거나 학생의 집중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
는다. 

나 수학 감정 일지. 
본 연구에서는 수학 감정 일지 쓰기로 인지적 측면의 향상 쪽에 주력하는 오, 

답 노트와 같이 반성적 쓰기보다는 문제 해결과 같은 인지적 해결 과정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에 대해 성찰해보는 도구로 활용한다 매일 수학 . 
수업 이후에 쓰는 것으로 수학 학습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감정을 적재하는 것 ,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바로 확인하는 기회로 매일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 점검, 
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를 위해 수학 감정 일지에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 . 
중 어렵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 혹은 이해가 되고 정확히 인지된 부분, 
을 간략히 기술하며 수학 학습의 만족감에 대하여 짧은 시간 안에 쓰도록 하여 , 
학생들이 과제라는 부담감으로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다 감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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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그래프 는 여섯 개의 질문 문제 풀이를 만족하는가 만족 (emotion graph) ( , 
정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아라 문제 수행에 따라 당신의 감정과 반응을 그, 
래프에 표현 하여라 이 문제는 수업 외의 상황에서 생각이 나는가 학습한 이 , , 
문제가 당신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를 확장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 
할 수 있는가 과 감정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제외하고 감정 그래프만 사용하였(Gómez-Chacón, 2017), 
다 그림 [ 2].

 그림 [ 2 감정 그래프 예시] (Gómez-Chacón, 
2017, p.53)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감정 그래프는 감정이 변하는 지점에는 학생이 감정의 
변화 이유를 간단히 써보도록 한다 즉 수업에서 어려움이 봉착한 시기와 이유. , , 
감정이 변한 순간 등을 간단히 기재하도록 하였다.

라 감정 카드. 
감정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감정적 상황을 지각하거나 인식하고 표현하, 

는 방식이 다르다 감정의 인식 은 감정에 대한 지각. (emotional awareness)
인지 모니터링 명명화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perception), , , , 

와 는 자신의 내 외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Swinkles Giuliano(1995) ·
과정과 그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명명화 과정으(monitoring) (labeling) 

로 정의하고 있다 박승미 김철규 차선경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 카드는 ( , , , 2014).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정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할 때 활용하는 도구로 자신의 감정을 감정 단어를 통해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
였다 수업 상황을 세분화하여 수업 전 수업 시작 수업 중 수업 마무리 상황에. , , , 
서 경험한 감정을 감정 카드에서 골라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고 나열된 단어에서 나의 감정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골라내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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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동안 나의 감정을 해석하고 표출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마인드맵 클러스터링. ( )
클러스터링은 수학 학습이나 경험에서 가지게 된 수학에 대한 이미지나 감정, 

감정의 이유를 써봄으로써 학습자가 수학 학습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학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학 학습과 연관된 . ‘ ’ , 
감정 단어 감정을 경험했던 혹은 지금 현재 수학에 갖고 있는 감정의 이유가 되, 
는 사건이나 그 감정들과 관련한 생각 정보들을 자유연상으로 엮어 나가보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수학 즐겁다 높은 점수 칭찬 수학 괴롭다 설명 이해 부족. , ‘ - - - - ’, ‘ - -⋯
노력 수학 떨림 긴장- - ’, ‘ - - -⋯ ! 등이다 그러나 억지로 다발을 꾸릴 필요는 없- ’ . ⋯
으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써보며 두서없이 연상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 
선명해지고 방향을 잡아가는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수학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시각화해 볼 수 있다. 

바 목록쓰기. 
목록 쓰기는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유한 생각이나 감정

을 써보는 것으로 수학 수업이나 학습에서 싫어하는 것 수학 학습을 방해하는 , 
것 수학 학습에서 성공 경험 수학 학습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감정 수학 학, , , 
습에 대한 나의 마음 학문에 대한 신념 으로 구성하였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나( ) . 
열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쓰다 보면 학습자 생각의 비중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상단에 있는 내용은 학습자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내용이며 반복된 내용 또한 
학습자 내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정이거나 감정의 원인일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사 보내지 않는 편지. 
보내지 않는 편지는 치료 측면에서 활용되는 쓰기 기법으로 타인에 대해 분출

하지 못하고 남은 감정들을 표출하는 도구이다 보내지 않는 편지는 타인에 대해 . 
분출하지 못한 감정을 기술하는 기법이지만 학습자 입장에서 미완성의 감정을 
남게 한 경험의 대상뿐만 아니라 수학 학습에서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경험 , 
등을 하게 한 대상도 포함하여 써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의미 있는 사건이나 . 
경험을 반추해 내는 과정은 분출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큼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감정을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 , 
감정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교사의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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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함양을 위한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교사의 감·
정적 반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업에서 교사의 발문에 감성적 언어를 포함. 
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한 학습 분위
기를 조성해 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 개발 결과. ·Ⅳ

메타정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 모델 적용 예시1. ·

본 연구에서는 수학 수업이나 수학 학습 과정에서 메타정의를 활성화하기 위
한 교수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개발한 전략 도구가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 , 
수 학습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교수 학습 전략과 구성된 교수 학습 모· . , · ·
델 이를 통해 실시된 메타정의 활성화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 
다 현장 적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정의적 영역 검사지와 학생들의 필사 기. 
록물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메타정의 활성화 최종 모델을 , 
확인하고자 한다 메타정의 활성화를 위한 수업은 고등학교 학년 학생 명을 . 1 14
대상으로 차시 동안 실시되었다 현장 적용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연구 대상과 8 . 
메타정의의 각 요소들을 반영한 분석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였고 분류를 통해 얻, 
은 정보로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수학 교수 학습 모델을 수정 보완하였다· · .

35 평소에 수학을 풀 때 떨리고 긴장되거나 풀기도 전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마음 챙김을 , 
하면서 평소보다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 

39 내 감정을 나도 잘 모르겠다. 
41 마음 챙김을 할 때마다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수학이 무섭고 두려운 건 사실이다, . 
43 수학에 대한 감정을 좀 좋게 바꿔야 할 것 같다 내가 정말 수학을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랐다. .

표 < 3 마음 챙김 반응 일부>  

그림 [ 3 클러스터링 학생 작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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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메타정의 활성화 전략에서 마음 챙김은 수학 학습에서 감정을 정, 
돈하고 조절 평가하는데 기여하고 수학 감정 일지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 , , 
태도나 감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메타정의 개념 요소 중에서 모니터링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파악된다 감정 그래프 역시 수학 감정 일지처럼 전반적인 . 
학습자의 수학 학습 태도나 감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감정이나 정의에 대한 모니
터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파악된다 보내지 않는 편지는 수학 학습에 .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수학 학습 성공 경
험을 회고하는 것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 
파악된다 목록쓰기는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을 써보는 것으로 감. 
정의 활용에 기여하였고 감정 카드는 자신의 불투명한 감정을 명명화하는 것으, 
로 감정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업 적용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학생. 
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은 수업 시작과 수업 중· , 
수업 마무리 단계로 분류하고 각 과정에 적합한 메타정의 활성화 전략 도구를 
배치하여 최종 모델 및 전략을 구안하였다. 

메타정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 모델 2. ·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은 수학 수업 상황을 수업 시작 수업 중 수업 · · ·
마무리로 나누고 일반적인 수업 과정이나 활동 내용 이외에 각 상황에서 사용하
는 전략 도구를 구분하였다 또한 메타정의의 개념 요소와 메타정의의 정의적 . , 
요소 교사가 할 수 있는 발문을 구성하였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이나 정의, . 
적 상태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발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은 표 와 · < 4>

같다.  

메타정의 활성화 단계

수업 도입 단계
수업 과정 수업 활동 전략 도구 메타정의 활성화

수업 준비 학습
전시 수업 내용 
점검

학생 및 학습 분위기 
점검
전시 수업 회고

마음 챙김
메타정의 정의적 요소 활성화
수업 준비에서 흥미와 동기 등 정의 
활성화
학습자의 감정 인식 및 환기
기뻤던 수학 수업을 떠올려 보세요‘ ’
지금의 기분을 마음속으로 ‘
말해보세요’

메타정의 요소 활성화
정의의 
자각 평가 조절 활용 모니터링/ / / /

수업 전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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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는 수학 교과에서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교수 학습 방안 모색을 목적·
으로 선행 연구에서 규정하는 메타정의의 개념이나 구성 요소 기능으로부터 본 , , 
연구의 기반이 되는 메타정의의 정의적 요소와 개념 요소를 확인하였다 메타정. 
의의 정의적 요소로는 감정 태도 신념 그리고 메타정의의 개념 요소는 자각 평, , , 
가 조절 활용 모니터링으로 보았다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메타정의를 활성, , , . 
화하는 교수 학습 모델을 구안하였고 모델에서 적용하는 메타정의 활성화 전략 · , 
도구는 감정 그래프 수학 감정 일지 목록쓰기 보내지 않는 편지 감정 카드 그 , , , , , 
외 학습자의 정의나 감정을 자극하고 평가하는 마음 챙김과 교사 발문으로 구성
하였다 개발된 수학 교수 학습 모델은 전문가 검토와 파일럿 검사를 통하여 현. ·
장 적합성 및 편이성을 검증하고 모델의 정교화를 기하고자 일정 기간 걸쳐 고, 
등학생에게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된 모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메타정의 활성화 , 

전략에서 마음 챙김은 수학 학습에서 감정을 정돈하고 조절 평가하는데 기여하, 
고 수학 감정 일지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 태도나 감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 
메타정의 개념 요소 중에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파악된다 감. 
정 그래프 역시 수학 감정 일지처럼 전반적인 학습자의 수학 학습 태도나 감정
을 관찰하는 것으로 감정이나 정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개념 문제 해결 / 
학습
교사의 설명

개념 문제 설명/ 

학습자의 감정 상태 
파악
감정 중재 및 공감
학생 주의 환기

교사 발문
메타정의 정의적 요소 활성화
수업에서 호기심 등 정의 활성화
학습자의 감정 상태 확인
‘지금 개념을 멋있게 설명해 볼 
사람?’
내가 지금 이해한 것은 뭐지‘ ?’
지금 내 감정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

메타정의 요소 활성화
정의의 
자각 평가 조절 활용 모니터링/ / / /

수업 정리 단계

수업 내용 
정리하기
교사의 질문 및 
정리

문제 개념 확인/ 
문제 풀이

교사 학습자의 감정 : 
상태 파악
학생 학습자 자신의 : 
감정 상태 파악

감정카드
메타정의 정의적 요소 활성화
학습자의 정의의 구별 및 표현
메타정의 요소 활성화
감정과 정의적 상태의 자각 평가/

보내지 않는 
편지

메타정의 정의적 요소 활성화
학습자의 감정 해석 및 목표에 따른 
전환
메타정의 요소 활성화
감정과 정의적 상태의 조절 활용/

목록쓰기 메타정의 정의적 요소 활성화
자신의 목표에 맞게 감정의 전환
메타정의 요소 활성화
감정과 정의적 상태의 활용

감정 그래프
수학 감정 일지

메타정의 정의적 요소 활성화
수업과 나의 감정에 대한 반성
메타정의 요소 활성화
정의의 모니터링

표 < 4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 ·



수학 교과에서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교수 학습 모델 개발· 511

고 파악된다 보내지 않는 편지는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 
태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수학 학습 성공 경험을 회고하는 것으로 감정을 조절, 
하고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목록쓰기는 수학과 관련한 .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을 써보는 것으로 감정의 활용에 기여하였고 감정 카드는 , 
자신의 불투명한 감정을 명명하는 것으로 감정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 
업 적용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학생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메타정의 활성화 
교수 학습 모델은 수업 시작 도입 과 수업 중 전개 수업 마무리 단계로 분류하· ( ) ( ), 
고 각 과정에 적합한 메타정의 활성화 전략 도구를 배치하여 최종 모델 및 전략
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소나 감정을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감정 조절적 능력 즉 메타정의를 ,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수학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중요한 영. , 
향력을 미치는 정의적 요소를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하여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메타정의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러한 메타정의를 수학 학습 상황에서 , 
활성화하는 교수 학습 모델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수학 문제 해· . 
결 상황에서 인지적 정의적 요소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이론적, ·
개념적 접근으로 수행되었던 메타정의 연구와 달리 메타정의를 실제 수학 학습, 
에 활용하는 실천적 전략으로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메타정의를 활성화하는 수학 교수 학습 모델은 실제 수학 ·

수업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수학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정의를 다루, 
는 다양한 메타정의 교수 학습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에 따라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요소 및 감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학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 
혹은 학습자의 학습력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정의적 요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 
양한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인지 요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발휘에 정의적 
요소가 기여한 바나 정의적 요소 그 자체로서 학습자가 수학 학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적 요. 
소가 수학 학습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되기까지 요소의 특성상 쉽게 형
성되거나 조절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발현되는 정의적 요, 
소나 감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스스로 정의를 조. 
절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시간을 제공하거나 기회를 마련하는 등 
환경 조성을 통해 의도적이며 장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로 메타정의 활성화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메타정의 연구는 메타정의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개념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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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안이나 방법론적 도구의 개발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 학습자의 정의적 . 
요소나 감정적 상태는 학습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 개인차가 있으며 따라서 , 
메타정의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사례 연구나 현상 관찰과 같은 질적 분석 측면
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정의의 역할의 수행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정의적 측면에서 향상된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적 영역 검사지
를 활용하였지만 메타정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에 대한 개발 , ·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메타정의의 특성에 적합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도
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학 학습자의 메타정의 활성화 과정에서 교. , 
사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 교육과정 이후 학습은 교수자 . 7
중심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학습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왔다 이는 학. 
습에서 교사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 
되어 학생 중심의 배움으로 초점이 이동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학. 
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전히 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학습 , 
상황에서 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
다 자기주도학습과 같은 학습 태도는 비선천적인 요인이며 메타인지나 메타정. , 
의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같이 학습자의 메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의 중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감정 상태는 학습자의 학습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감, 
정 상태를 돌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 
이해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메타정의와 관련하여 교사 교육과 교사의 감정을 
다듬는 제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학과 교수 학습에. ·
서 정의와 메타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
하다 인지적 측면에 비하여 정의적 측면의 실현이 그 특성상 다소 추상적일 수 .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인 명시와 안내를 통해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 . 
교사가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문 활동 등이 포함된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삶에 대한 적극성과 책임감을 지니2022 

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기주
도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있다 즉 학생의 개별 성장과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 , 
목표로 두고 주도적 학습 과정에서 지식의 심화뿐만 아니라 기능과 가치 태도 ,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총체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의 인지 및 정의를 조절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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