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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alerted that Korean students' mathematical affective achievement is very lo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policies 
related to mathematical affective domains have been promoted, but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existing policies and explore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m in more essential aspec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the growth mindset helps to increase students' 
affective achievement,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students’ math-related growth mindset and ultimately exploring policies that 
can increase mathematical affective achievement. Therefore, the current status of mathematical affective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was examined, and the policies and related cases in the mathematical affective domain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some keywords were derived and then the directions of policy for improving the math-related growth mindset and the affective 
achievement of student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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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도가 낮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기관이나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수학 정의적 영역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더욱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여러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이 정의적 성취의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학생의 수학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학 정의적 영역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키워드를 설정하여 수학 마인드셋 향상과 정의적 성취 신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수학 정의적 영역, 정의적 성취, 성장 마인드셋, 수학 정의적 영역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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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필요성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 등과 같은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는 것은 인지적 성취와 
함께 학교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낮고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ang et al., 2020).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학교육 정책들이 있어 왔으나 그 중 일부는 정의적 저성취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거나 학교 현장에서 다소 피상적으로 구현되어 온 경향이 있다(Lee et al., 2021). 그러나 본
질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기
존의 선행연구(Cho et al., 2019; Sang et al., 2020)는 교육맥락 변인과 정의적 성취 간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조명해 왔으나, 우리나
라 학생들의 정의적 저성취 심화 현상은 현재까지 규명된 다양한 원인들이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 개선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에 학생이 가진 심리적 요인 중에서 근본적으로 수학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주면서 외적 요인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추
가적인 요인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ʻ성장 마인드셋(mindset, 마
음가짐)’에 주목하였다.
수학적 능력은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떠한 마인드셋을 지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Jo Boaler
는 Carol Dweck과 함께 일련의 연구(Boaler, 2016; Boaler et al., 2018; Dweck, 2006)를 통해 수학 학습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이 학생들
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장 마인드셋은 성
인이 되어도 두뇌가 성장하며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ʻ경험과 노력을 통해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Boaler, 2016). 이는 수학적 능력이 고정되어 있어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인 고정 마
인드셋에 반하는 개념으로, 뇌과학적 연구(Woollett & Maguire, 2011)에 기반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위 수학 공부를 포
기한 주요 이유로 ʻ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OFAC, 2021), 이는 수학 학습에서 정의적 
저성취나 포기 현상이 마인드셋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다수의 학생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학
에 대한 낮은 정의적 성취를 보이고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인드셋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수학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수학 정의적 영역에서 마인드셋의 역할

Dweck (2006)은 내적 신념 체계를 ʻ마인드셋’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학습자
의 마인드셋에 따라 학습의 목표 지향, 노력에 대한 신념, 실패 시 귀인 방법, 사용하는 학습 전략, 선호하는 과제 난이도, 도전에 대
한 관점, 비판에 대한 반응, 타인의 성공에 대한 견해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weck이 제안한 마인드셋 개념은 과
목에 상관없는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수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학문적 특성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고려하면 수학 학
습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마인드셋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정의적 성취와 마인드셋의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로 Dweck (2006), Kim과 Shin (2020), Lee 외 (2021)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신념 중 수학적 능력과 관련된 신념인 마인드셋이 학생의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중 Lee 외 (2021)는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이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신장에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의 성장 마인드셋에 의해 발현되는 수학 학습 신념과 교사의 성장 마인드셋에 의해 발현되는 수학 교수법이 학생의 성장 마
인드셋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 참고). 구체적으로, 이는 학부모의 성장 마인드셋이 자녀의 수학 학
습에서 충분한 사고의 기회와 공감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학부모의 신념과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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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발현됨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의 성장 마인드셋이 수학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념의 형태로 발현되고, 학생
들에게 충분한 사고의 기회뿐만 아니라 수학적 아이디어를 연결하며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수법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set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and the affective domain of mathematics 
(Partially revised Lee et al., 2021)

이에,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목표로 기존의 수학교육 정책을 반성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수학 정의적 성취는 
학생들이 수학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신념 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의 내용이나 형식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수학을 매개로 소통하는 교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함으로써 수학 학습 환경
과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때 Lee 외 (202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학부모의 마인드셋은 가정에서의 수학 학습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마인드셋은 
교실에서의 수학 학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측
면에서는 학부모의 수학 학습에 대한 적절한 신념 형성과 바람직한 가정 문화 조성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
적으로, 학부모는 수학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실수
를 허용하는 등의 신념을 통해 자녀의 정의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수학 학습을 직접 이끄는 행
위가 아니라 정서를 공유하는 존재 그 자체로 수학 정의적 성취를 돕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교사는 학부모와 달리 수학 교과 
내용이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인 매개물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학 교수법이 학생의 정의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표현과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수업, 수학적 표현 사이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수업, 학
생의 오류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이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켜 수학 정의적 성취를 촉진할 수 있다. 교
사의 의사결정은 신념 외에도 교사가 수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교사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으로서의 자원이 영향을 미친다
(Schoenfeld, 2011). 따라서 교사가 수업 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취하는 적절한 교수학적 행동과 그로 인한 수학 교실 문화가 학생
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학생의 수학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켜서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자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성장 마인드셋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학교육
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그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thematical Education. Vol. 61, No. 4, 631-6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634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수학 정의적 영역 정책의 개선 방향 탐색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
의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 제안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KOFAC (2021)의 2020년 수
학 정의적 특성 및 수학 포기 실태 조사 결과1, MoE (2021a)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학 
정의적 성취 조사 결과, Seo 외 (2021)에서 제시한 TIMSS 2011부터 TIMSS 2019까지의 수학 정의적 특성 조사 결과이다. 이 연구들은 
모두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대규모로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조사하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학
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신장에 관한 수학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국내
외 수학 정의적 영역에 관한 정책 및 주요 관련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를 교육과정, 학교 혁신, 수학과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측면으
로 범주화하여 수학 마인드셋 향상을 통한 정의적 성취 신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조사 결과로부터 수학 정의적 
성취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수학 마인드셋 향상 및 정의적 성취 신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초안을 마련
하였다. 수학교육 전문가 5인(초등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시도교육청의 수학교육 담당 장학사 1명, 초등 수학교육 교수 
1명, 중등 수학교육 교수 1명)을 대상으로 정책 초안의 타당성과 현장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Figure 2와 같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실태와 변화 추이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실태

Table 1은 KOFAC (2021)의 2020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살
펴보면, 초등학생은 수학 가치인식과 학습의욕의 긍정 응답 비율이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데 반해, 자신감과 흥미의 긍정 응답 
비율은 50%미만으로 나타났다. 수학 불안과 관련해서 수학 불안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20.6%)은 낮은 편이었다. 중학생의 
경우도 가치인식과 학습의욕의 긍정 응답 비율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흥미의 긍정 응답 비율은 40%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불안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30.1%)이 초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치인
식과 학습의욕의 긍정 응답 비율이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흥미의 긍정 응답 비율은 30%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불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나타나 중학교와 유사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구인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을 고려
할 때 모든 학교급에서 자신감이나 흥미보다 가치인식과 학습의욕에 대한 정의적 성취가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정의적 성취가 가
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정의적 성취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KOFAC	(2021)은	수학나눔학교,	표집학교,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영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표집학교’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Figure 2. Conten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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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학업성취와 상관이 높은 정의적 구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신감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마인드셋을 
고려할 수 있다(Lee et al., 2021). Kim과 Shin (2020)은 수학 교과에서 고정 마인드셋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
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고정 마인드셋은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학적 자기효능
감은 수학에 대한 흥미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Lee et al., 2018), 고정 마인드셋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수학에 대
한 흥미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Table 1. Results of a survey on mathematical affective achievement (KOFAC, 2021)

School level Component Number 
of students

Percentage of response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Elementary school (4~6th) Confidence 6,571 5.5 10.7 36.5 31.4 15.8
Interest 6,571 9.2 13.8 37.6 25.1 14.3
Value 6,571 3.4 6.5 18.2 34.0 37.9
Desire to learn math 6,571 2.8 7.7 23.0 32.9 33.6
Anxiety about math 6,571 33.5 25.8 20.0 13.3 7.3

Middle school (7~9th) Confidence 10,540 13.1 16.5 36.1 24.0 10.3
Interest 10,540 13.4 16.0 37.5 23.5 9.6
Value 10,540 8.3 11.7 25.7 28.7 25.5
Desire to learn math 10,540 7.4 14.0 23.2 26.0 29.4
Anxiety about math 10,540 23.9 23.6 22.3 18.5 11.6

High school (10~11th) Confidence 6,083 22.5 19.9 30.2 19.0 8.5
Interest 6,083 20.4 17.3 32.3 22.3 7.7
Value 6,083 13.3 13.7 25.9 26.5 20.6
Desire to learn math 6,083 14.8 16.7 18.6 22.5 27.3
Anxiety about math 6,083 23.4 22.9 20.8 19.0 13.9

수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수학 학습 포기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으며(Hwang et al., 2020), 초등학생의 경우 정의적 영역 
요인 중 자기효능감, 흥미, 학습의지, 가치인식의 순서로 수학 포기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성이 높다는(Ko et al., 2017) 연구 결과는
수학 학습 포기에 대한 인식이 수학 정의적 성취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KOFAC (2021)의 수학 학습 포기에 관한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학 학습 포기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학교급별로 수학 학습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9%, 중학교 15.1%, 고등학교 29.6%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 중 ʻ지금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도 있다’에 응답한 잠재적 수학 포기 가능 집단의 비율은 초등
학교 25.6%, 중학교 28.3%, 고등학교 20.4%로 나타났다. 즉, 모든 학교급에서 20%이상의 잠재적 수학 포기 가능 집단이 형성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반대로 수학을 포기한 학생 중 ʻ지금은 포기했지만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에 응
답한 잠재적 수학 학습 가능 집단의 비율은 초등학교 4.4%, 중학교 10.5%, 고등학교 18.0%로 나타났다. 즉, 학습 동기가 형성되면 수
학 학습을 다시 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수학 학습 가능 집단 학생
들이 수학 학습을 재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적절한 정책 수립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Table 2. Status of students' abandonment of mathematics (KOFAC, 2021)                                                                                                            (%)

School level Number of students I didn't give up and 
I won't give up

I didn't give up now,
but I might give up

I've given up now, 
but I want to try again

I've already given up and 
I don't want to try again

Elementary school (4~6th) 6,571 68.5 25.6 4.4 1.5
Middle school (7~9th) 10,540 56.6 28.3 10.5 4.6
High school (10~11th) 6,083 50.0 20.4 18.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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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 변화 추이

수학 교과에서는 특정 학년에서의 학습 결손이 후속 학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학습에 있어서 결손이 일어
나지 않도록 다양한 구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구인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변화 추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Table 3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TIMSS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별 긍정적인 정의적 성취 집단 비율의 변화 경향을 정
리한 것이다.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 변화를 살펴보면, TIMSS 2015에 비해 TIMSS 2019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자신감의 긍정
적 집단 비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흥미에 대한 긍정적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가치인식에 대한 긍정적 집단의 비
율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정의적 성취의 변화를 살펴보면2,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자
신감과 흥미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의 비율은 15%p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TIMSS 2015와 TIMSS 2019 사
이에서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심
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 비율의 변화는 자신감보다 흥미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후 자신감보다 흥미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학습 시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정의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또한 두 학교급 
간 자연스러운 연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수학 내용의 연계와 함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의미 있는 연계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Table 4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조사한 결
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의적 성취가 ʻ높음’에 해당하는 집단의 비율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학습의욕의 ʻ높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모두 낮아졌다. 
또한 2018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020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정의적 성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네 가지 구인 모두 ʻ높
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 정의적 성취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을 함의한다. 특히 자신감의 경우 ʻ높음’에 해당하는 집단의 비율 변화가 10%p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 학습 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학습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어떤 식으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2	 TIMSS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이	참여하며	4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	주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집단이	다음	주기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된다.

Table 3. Trend of changes in mathematics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IMSS 2011~TIMSS 2019 (Seo 
et al., 2021)                                                                                                                                                                                                                         (%)

Confidence Interest Value
Grade 4 Grade 8 Grade 4 Grade 8 Grade 8

TIMSS 2011 61 37 60 44 66
TIMSS 2015 64 46 65 42 76
TIMSS 2019 64 46 60 4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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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변화 추이를 종합해 보면, 최근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가 높은 집단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정의적 성취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 진학할 경우 흥미가 낮아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자신감이 다른 구인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Lee 외 (2018)에 따르면 교사의 도움으로 인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며, 그 결과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수 있다. Lee 
외 (201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ʻ흥미’가 수학 포기 여부에 영향을 준 주요 매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교 단계에서 고정 마인드셋과 학업적 자
기효능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Kim과 Shin (2020)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고등학교 시기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 수학 정의적 영역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정책은 크게 2012년부터 시행된 세 차례의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에 발표된 ʻ수학교육 선진화 방안(MoEST, 2012)’에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가 입시에 치우친 교수학습으로 인해 학생
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와 긍정적인 인식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인식을 향상하고자 하
였다. ʻ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MoE, 2015a)’에서는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표방하며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수학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우리나라 수학교육 종합계획 관련 정책과 
국내외 교육과정, 학교 혁신, 수학과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과 수학 정의적 성취 
신장을 위한 수학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교육과정 사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2015년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2015년 3월에 공표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과 맞물려 개정되고 실행되었
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 신장을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습 부담을 경
감하고자 학습량을 감축한 것이다. Park 외 (2015)는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수학교육을 위해서는 교
육과정의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생참여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화함으로써 학습량을 적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급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 또
는 약화시키거나 상위 학년이나 학교급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Table 5에서 보듯이,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
산,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 부등식의 영역, 모비율 등의 내용은 삭제되었고, 초등학교에서 다루던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
학교로, 중학교에서 다루던 연립일차부등식,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
중시키는 요인은 내용 자체에도 있지만 평가 문항을 통한 난이도의 상승에서 기인하는 측면을 인식하고, ʻ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에 ʻ~ 등과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와 같이 평가 문항의 범위와 수준을 제어함으로써 실제적

Table 4. 2018~2020 Trend of changes in mathematics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oE, 2021a)              (%)
Confidence Interest Value Desire (willingness) to learn math

Grade 9 Grade 11 Grade 9 Grade 11 Grade 9 Grade 11 Grade 9 Grade 11
2018 38.9 (0.71) 23.9 (0.68) 45.3 (0.69) 39.8 (0.93) 42.5 (0.67) 36.6 (0.99) 54.0 (0.64) 50.0 (0.93)
2019 39.8 (0.65) 25.1 (0.77) 44.6 (0.66) 40.3 (0.94) 43.0 (0.65) 39.3 (1.03) 54.2 (0.60) 51.4 (0.85)
2020 34.7 (0.73) 24.1 (0.78) 41.4 (0.69) 37.0 (0.86) 40.6 (0.69) 36.8 (0.92) 52.9 (0.68) 49.1 (0.89)

* ( ) : standard error



The Mathematical Education. Vol. 61, No. 4, 631-6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638

인 학습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수학 학습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
습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한 것이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MoE, 2015b)에서는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
조를 위해 수학 교과 역량의 하나로 ʻ태도 및 실천’을 선정하였고, 태도 및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ʻ교수·학습 방
법’에 진술하였다. 또한 각 학교급의 영역별 ʻ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내용 주제에 대한 필요성, 유용성, 가치인식과 관련
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ʻ방정식과 부등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MoE, 2015b)', ʻ대응으로 정의된 함수의 예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함수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MoE, 
2015b)’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정의적 특성 함양에 대한 내용을 구
성하였으며, 태도 및 실천 역량을 중심으로 정의적 성취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정
에 따라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가 향상되었다는 통계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정의적 성취의 상관 관
계를 명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
취가 낮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은 부인하기 어렵다. 추측 가능한 여러 이유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수학교
육의 방향성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태도 및 실천 등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및 평가 방안을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 수학 수업과 평가를 통하여 정의적 
성취를 높일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 문서에서 수업 과정별, 학교급/학년군별로 정의적 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핀란드 교육과정

정의적 성취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현행 싱가포르 수학과 교육과정의 프레임워크에서는 Figure 3과 같이, 수학과의 최상위 목표인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
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로서 ʻ신념, 가치인식, 자신감, 동기 유발, 흥미, 끈기’의 태도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수학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려는 성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MoE in 
Singapore, 2020), 이와 같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정의적 성취와 수학 학습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교 수학교육을 
통해 구현됨으로써 바람직한 수학 교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수학과 교육과정(MoE in Singapore, 2020)은 ʻ수업 계획–수업 실행–긍정적인 교실 문화–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는 
일련의 교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 중 정의적 영역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 수업 실행 단계에서는 흥
미 유발, 학습자 참여 장려, 협업 학습 촉진 등이 제시되어 있고, 긍정적인 교실 문화 단계에는 상호작용 및 공감대 형성, 긍정적 기강 
유지, 기대와 일상의 설정, 신뢰 구축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핀란드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Figure 4와 같이 학교급별, 학년군별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정의적 성취수준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1~2학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족감과 재미를 느끼게 하고, 학생 스스로 도전할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학 문제를 관찰하게 한다. 3~5학년에서는 수학에서 성공 경험을 하고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게 하며, 6~9학

Table 5. Contents reduction in th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Delete -Width and volume of the cylinder -Greatest common denominator -The domain of inequality
-a, ha -Utilization of the greatest common denominator -Split
-Mixed calculations of fractions and decimals -Mean in frequency distribution table -Mother ratio

Move to upper grade -Direct and inversely proportion(to middle school) -Linear inequality system -Vector in space
-Maximum and minimum of quadratic functions (to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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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ffective domains presented in Singapore mathematics curriculum (MoE in Singapore, 2020)

년에서는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수학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중등교육과정의 기본과정에서는 긍정적인 수학 학습 경험
과 학습 참여에 대한 용기를 가지게 하고,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면화하게 한다. 중등 심화과정에서는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걸쳐서 학생
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돈된 정의적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년군에 맞추어 정의적 성취 함양
을 위한 교수학습을 구현하기에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Figure 4. Aims for affective development in Finnish curriculum of mathematics (Na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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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외 교육과정 사례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이나 정책 개선을 통해 보다 거시적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구체적인 정의적 성취수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수학에서의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수학적 모델링 등을 통해 수학과 일
상생활의 연결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수학 학습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 혁신 프로그램 사례

본고에서는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통해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그와 관련성이 높은 미국의 
Summit School, 싱가포르의 NUS high school, 스웨덴의 공립학교, 한국의 수학나눔학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외 사례

미국 Summit School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중·고등학교 15개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개혁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운영 목
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과 사
회적·감정적·학문적인 학습을 하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둔 기술, 마인드셋, 성향, 행동 등을 학습할 수 있
게 한다. Summit School에서의 교수학습은 멘토 선생님이 매년 같은 15~20명의 학생들만을 담당하면서 매주 1대 1로 면담을 실시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Summit School에서는 학생들이 개별 학습을 통해 점수를 바탕으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실생활 문제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이 수학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그룹을 구성하고 개별 노트북에서 토론용 칠판을 활용하여 식을 만들거나 그래프를 그리면서 학습 주제에 대해 탐
구하고 탐구 결과를 Summit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탑재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Tavenner, 
2021). 이러한 학습 방식과 경험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NUS high school은 수학 교육의 목표를 ʻ학생들이 수학이 좋다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
들의 학습 경험은 정의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의적 성취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을 즐길 때 신장될 수 있
다고 보고, NUS high school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량을 제시한다. 즉, 학습량이 너무 많거나 학습 내용이 어려울 경우 정의적 성
취를 신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정량을 학습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즐김으로
써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 개인 맞춤형으로 학습량을 조절하는 수업 방식은 흥미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
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태도, 자신감, 흥미 등 정의적 영역을 중시하는 탐
구 중심 수학 수업을 실시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학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업으로 중학교 1학년 ʻ경우의 수’ 단
원에 대해 Monopoly 게임을 변형하여 경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Choe et al., 
2013). 이러한 수업 방식은 실제 삶과 수학 내용을 연계하여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스웨덴의 공립학교는 개별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 목표를 개별 학생별로 설정하고 학습 자료는 각 학생의 학습법에 맞게 제
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학습 일기를 작성하고 개인 면
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스웨덴의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채워 나
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
웨덴의 공립학교에서는 수학 개념이나 문제를 이해하거나 빠르게 해결하는 것만이 수학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
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학생들이 과제를 재미있게 접근하거나 메타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Hemmi & Ryve, 2014).
이와 같은 국외 학교 혁신 사례를 통해 무엇보다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 기반의 교실 수학 문화에서 수학을 학습함으로써 정의
적 성취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적당한 학습량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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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등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개별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특히 스웨덴의 공립학교 사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상담이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성취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사례

수학나눔학교는 학생의 정의적 성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른 방안 중 하나로, 2016
년에 중학교 220개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7년 553개교, 2018년 595개교, 2019년 776개교가 운영되었으
며, 2020년부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수학나눔학교, 수학점핑학교 등의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학나눔학교에
서는 학생 활동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또래 멘토링제를 통한 수학 학습 지원, 수학클리닉(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학 
불안감 치유,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수학 축제, Math Tour, 수학 탐구 대회)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수학클리닉 교원 
연수,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 수업 연수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수학나눔학교 운영 결과,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수학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고 또래 멘토링이 정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
이 2017년에 수학나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에서는 사전 대비 사후에 학생들의 흥미, 자신감,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이 소폭 
상승하였다(KOFAC, 2021). 물론 눈에 띌 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단기간의 운영으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수학나눔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학생 참여 활동과 각종 체험, 또래 멘토링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수학클
리닉을 통한 심리 상담, 학습 코칭 등이 전반적으로 학생의 흥미와 자신감,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수학나눔학교의 운영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교실 수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하는 데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Table 6. Results of a survey on the improvement of the affective domain for math sharing schools in 2017 (KOFAC, 2021)

Year School level
Interest Confidence Value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2017 Elementary school 69.50 71.75 68.00 69.75 78.25 80.50

Middle school 63.50 64.50 61.75 62.75 69.50 70.00
High school 59.00 60.25 52.50 54.25 60.75 62.75
Total 62.75 64.25 59.25 60.75 67.50 69.25

이러한 수학나눔학교의 운영 사례는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고 수학에 대한 인지적 성취와 정의적 성취를 돕기 위해
서는 학교와 학급 차원에서 그에 맞는 수학 문화를 형성해야 하고 다각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수학과제 관련 정책 및 사례

앞서 살펴봤듯이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 마인
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수학과제를 제시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Boaler (2016)는 교사가 적절한 과제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며 대상들을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좋은 수학과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점수화된 인지적 성취
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의적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이다. 좋은 수학
과제를 접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이 기대된다(Kim et al., 2020). Lee 외 (2017)는 좋은 수학과제를 ʻ누
구나 참여하여 수학적 탐구가 가능한 개방형 협력 과제’로 정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여 생산
적인 탐구를 촉진하고,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연결된 이해에 도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뜻하며,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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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표현, 추측, 풀이가 가능한 열린 과제
•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고려한 낮은 문턱, 높은 천장의 과제
• 학생의 의사결정 및 자기주도성을 허용하는 과제
• 탐구 기회가 제공되는 과제
•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
• 수학적 연결성을 형성하는 과제

즉, 좋은 수학과제는 단순히 학습자의 일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친숙한 맥락이나 구체물을 활용한 피상적인 조치가 아닌, 수학 
학습에 대한 참여를 이끌고 주체적인 과제 해결 및 지식 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ʻ좋은 수학과제 분석 발굴 연구(Lee at al., 2017)’ 등을 통해 좋은 수학과제를 개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다
양한 접근과 풀이가 가능한 과제, 이전 학년과 연계된 과제, 활동 중심 과제,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과제, 놀이 중심 과제, 교구 활용 
과제, Math Tour 과제, 수학체험전을 활용하는 과제, 게임을 활용하는 과제 등이 있다. 이때, 이러한 과제 개발 연구가 실제 학교 현장
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사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과제를 개발한 후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병행
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 수학 수업과 교실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좋은 수학과제에 관한 현장 연구 사례는 수학 수업이나 평가 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단위 과제에도 더욱 초점을 맞추어
야 할 필요로 이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의 성공을 지원하면서도 학생들이 수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수학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의 높은 활용도를 고려할 때, 수학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과제의 질을 
더욱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사례

Kang 외 (2021)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흥미, 학업성취도는 상호 순환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교수학습 
및 평가와 관련이 깊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수를 허용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과 재도전의 기회를 주며 노력하
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을 토대로 수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를 신장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정
의적 성취 신장과 관련된 교수학습 사례와 평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교수학습 사례

정의적 성취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사례로, 먼저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수업이 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수가 자연스럽게 허용되고, 학생들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도전한다. 이에 게임을 활
용하여 학습을 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맞춤형 수업을 위한 인공지능 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인 ʻ똑똑! 수학탐험대’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학생들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 수학 수업 과정에 따라 학습하거
나 가정에서 혼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게임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진단평가 콘텐츠를 통해 결손 유무나 수준 평가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진단 모델, 예측 모델을 통해 향후의 관련 단원에서의 성취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였다. 이를 1~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성취수준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
가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정의적 성취 역시 모든 항목에서 상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Hong et al., 2020).
모둠학습은 학생의 정의적 성취 신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Boaler (2016)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10주 동안은 수학 내용
이 아니라 수학 학습에서 모둠의 규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4년 동안 학생들의 수학 성
취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미쳤다. 성취도가 다른 학생들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원들에게 진행자, 기록자, 자료 관리자, 팀장과 같
은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학생이 모둠 내에서 학습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통해 모둠 안에
서 학생들의 위치를 끌어올려주면서 자신감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조용한 학생A가 “이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마지막 문제랑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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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 경우 “잘했어. 그게 중요한 부분이란다. 같은 유형이라도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다.”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고, 이어서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A의 생각을 응용했구나.”라고 하면서 학생A가 기여했다는 것을 
짚어 주는 것이다. 교사가 이를 피드백하지 않았다면 모둠 내 기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이 끝났을 것이다. ʻ학생의 책임감’
은 모둠의 성취에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이를테면 모둠이 푼 수학 문제에 대해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이 대답을 하도록 한다. 만약 
그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학생에게 다시 물어볼 때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그 사이 모둠 내 친구들이 책
임을 지고 그 학생이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이 수학을 협력적으로 배우는 것임
을 깨닫게 하며 정의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지적 성취도 신장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사례는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과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학 수업 시 교구나 공
학 도구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학 학습을 유연화할 필요를 확인하게 한다. 또 학생들의 주도성
을 강조하면서도 모둠 친구들과의 협력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의 신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 사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정의적 성취를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의적 성취에 대한 평가
와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기에, 정의적 성
취를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정의적 영역 평가 자료집
(Kim et al., 2021)에서는 정의적 성취와 관련된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선정하고, 교실 상황에서 관
찰 가능한 학습 습관이나 태도와 관련된 항목들을 선정하여 Table 7과 같이 평가지표화 하였다.

Table 7. Sub-items and assessment indicators of ʻself-management competency’ (Kim et al, 2021)
Categories Content Observable indicator of behavior
Purpose Set goals in learning situations Understand the learning goals

Set goals according to the abilities
Set intermediate goals to achieve overall goals

Self-regulating Concentrate on the achievement of a goal or task and actively 
implement it

Act as planned to accomplish a goal or task
Self-manage and verify effort, time, and resources
Set a sequence of to-dos or important things, and work in that order
Ask for help or resources when needed, and use them appropriately
Analyze the causes of difficulties or failures and try it again

Responsibility Take the task or role as important and complete it to the end Do not give up on the tasks and do them until the end
Check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role in the activity
Carry out tasks assigned
Participate in the group decision-making process

Reflective attitude Recognize own strengths and competencies and act accordingly Find out what own strengths and competencies are
Explain the action and the reason
Admit own shortcomings and try to improve them

Kim 외 (2021)에서 제시한 수학 정의적 성취에 대한 평가 사례로 ʻ합성함수의 미분법’ 단원의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여
러 가지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하며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목적의식, 자기표현, 경청, 자기조절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 지표들이 제시되었
다. 이때 학생들에게 스스로 ʻ나의 성장 확인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생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가 아닌, 말로 표현하고 글을 읽는 행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의적 성취를 평가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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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 관련 사례는 기존의 지필시험 관행을 개선하고 정의적 성취의 측면, 더 나아가 역량 함양의 측면에서 학생의 구체적
인 실행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개선될 필요를 보여준다. 이때 정의적 성취의 평가지표를 세분화, 구체화함으로써 학
교 현장에서 정의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통한 정의적 성취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학교 혁신, 수학과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주요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먼저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신장을 명시적인 교육의 목표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실패를 허용하고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게끔 하는 수학 교실 문화를 지향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수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학습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과
정의 개정의 방향으로,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의 운영 목표로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통한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신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실에서 교사는 정의적 성취 신장을 위한 적절한 수학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 장에서 중점적인 범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들에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수학교육 유관 기관에서 시행했던 가족단위 수학공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사례들(Chang et al., 2018)도 본 연구
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한 선행연구로부터 확인된 효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신장을 지원하는 데 학
부모의 인식 개선, 가정의 긍정적인 수학 문화 형성도 중요한 요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수학 마인드셋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이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실태와 변화 추이, 국내외 수학 정의적 영역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학습 문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수학교육 정책
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때, 두 번째 범주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개선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교육과정의 의도가 구현
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교실 수업인데,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수학 수업 시 교과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책 제안 내용의 도출 방법은 먼저, 앞 장들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Table 8과 같이 세 가지 범주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정책 초안을 작성하였고, 수학교육 
분야 관련 전문가 5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하였다.

Table 8. Keywords derived for policy proposal
Categories Keywords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environment - Growth mindset, classroom culture, small success experience, exploration and experience, teaching tools, 

technologies, flexible classes
Curriculum and textbooks -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student-led learning and collaborative learning, emphasis on affective domains 

and presentation of concrete content, convergence learning (phenomenal-based learning), accessibility and 
scalability tasks, customized learning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 Student-led, collaborative learning, internal and external connectivity, mathematical modeling, individual 
customized learning, basic education, poor learning, utilization of edu-tech
- Student growth, test anxiety, problem difficulty, course-oriented evaluation, difficulty, math counseling and 
coaching, competen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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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문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

학습 문화 및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Table 9와 같은 두 가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Table 9.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ing the mathematical learning cul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Direction for improvement Detailed tasks
Creating a mathematical culture based 
on growth mindset

- Raising awareness of growth mindset among teachers and parents
- Creating a classroom culture to support growing psychology of students
- Expanding opportunities to help students experience small successes

Improving the classroom environ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thematics

- Establishment of an exploratory environment to enhance the use of teaching tools and technologies
- Flexible learning space based on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flexible classes

첫째는 성장 마인드셋 기반의 수학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ʻ교사와 학부모의 성장 마인드셋 인식 제고’, 
ʻ성장형 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교실 문화 조성’, ʻ학생의 작은 성공 경험을 돕는 기회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와 학
부모는 학생과 자녀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인지적, 정의
적 성취를 제고해야 한다. Boaler (2016)에 따르면, 수학 학습에서 성장 마인드셋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학습 과제 자체를 숙달하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해 나
가는 특성이 있다. 교사의 교수 행동과 부모의 관여에 의해 성장 마인드셋 확립을 지지받을 때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정의적 영역의 성취로 나타날 것이다. Lemov (2015)는 실수해도 괜찮은 교실 문화를 확립하는 교사의 행동으로서, 실수를 
예상하고 그 실수를 발견했을 때 실수를 반갑게 여기는 메시지 전달하기, 문제를 풀 때에는 저마다 다른 답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주기, 학생이 과감하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때 학생의 모험을 칭찬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ʻ효능감’이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Ko et al., 2017; Lee et al., 2017)임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이 ʻ나도 할 수 있다’는 효능감
을 가질 수 있는 성공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교내외 수학 동아리 및 체험전을 통한 수학 체험 활동, 수학 말하
기 또는 통계 활용 대회 참여는 물론, 학생들이 평소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우고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난도의 
평가 문항을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성공 경험을 주는 학교 평가의 문화와 관행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는 수학 학습 효율을 높이는 교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ʻ교구와 공학 도구 활용을 높이는 탐구 환경 구축’, ʻ유연한 수업
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학습 공간 유연화’를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구와 공학 도구 활용으로 학생들이 ʻ해 보는’ 
수학 탐구를 하고 이를 통해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수학교육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이 강
조되어 왔으나 환경 미비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KOFAC (2021)에 따르면, 교사(초 18.3%, 중 
26.6%, 고 19%)들은 공학 도구 활용 제한의 원인으로 ʻ환경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교구 및 공학 도구를 활용한 탐구 수
업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정의적 성취가 신장되었다는 보고는 광범위하게(Drijvers, 2013; Fey, 1989; Nam et al., 2003; Park et al., 
2019) 찾아볼 수 있다. 또 수학 수업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 효과에 대해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동기 부여, 사고력 향상, 자
기 주도력 신장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KOFAC, 2021)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의 유연한 수학 학습을 위해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학습 공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Kim 외 (2021)는 수학 학습 유형에 따른 교실 구성 유형을 체험·탐구형, 문제 중
심형, 개별 맞춤형, 하이브리드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습 공간 개선을 통해 학생 스스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탐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가 수학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탐구 수업을 
하는 데 용이하고 교육용 플랫폼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과 평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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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과 관련하여 Table 10과 같은 두 가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학 개념과 원리에 대한 학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ʻ기본 개념과 원리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
서 개발’, ʻ수학 용어를 개선하여 학생 이해가 용이한 교과서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 흥미와 효능감은 학업 성취
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Kang et al., 2021),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중 초등학생 63.4%, 중학생 52.4%, 고등학생 42.1%가 
그 원인으로 교육내용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Ko et al., 2015). 기초수준 학생들의 정답률이 낮은 수와 연산, 함수, 확률 등
과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시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학 문해력을 높여 수학 개
념과 원리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한자어 중심의 추상적인 수학 용어를 순화하여 학생들의 이해가 용이하도
록 개선하고, 수학의 지문이나 문제의 문장과 일상어와의 괴리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 교과서와 관련하여 교과서 어휘와 문장 순화에 대한 요구가 언론(Lee, 2016; Lee, 2018)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었고, Pang과 Lee 
(201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익힘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 경우의 원인으로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
보다, 문항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문항의 
문장과 시각적 정보 제시 방식을 개선할 필요를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수학 내적, 외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ʻ현상 기반의 융합적 수학 과제 제시 및 수학적 모델링 강조’, ʻ영역 간·학년(군) 
또는 학교급간 내용 연결 강화’를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화되고 정련된 억지스러운 문제보다는 실제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과제를 제시하여 깊이 있는 탐구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장이 가능한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 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Boaler (2016)는 깊이 있는 사고를 요
구하고 대상들을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돕는 수학 과제의 특징으로, 여러 방법이나 표현이 가능한 과제, 탐구의 기회가 주어지는 과
제,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포함하는 과제, 문턱은 낮고 천장은 높은 과제, 추론과 정당화를 포함하는 과제 등을 제시하
였다. 또한, 수학 내적 연결성 강화의 측면에서 학년(군) 간·학교급 간 내용 연결을 강화하여 학습 내용을 선수 학습 내용과 연결지
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은 수업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정할 때,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을 결정할 때, 교육과정에 언급된 수학적 개념과 학생들의 이해를 고찰하고 피드백할 때 ʻ렌즈’로 작용한다(Ontario MoE, 200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방향(MoE, 2021b)에서 학년(군) 간, 학교급 간을 관통하는 학습 내용을 ʻ핵심 아이디어’를 통해 제
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가 초·중·고 수학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수업을 통해 지도
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과 관련하여 Table 11과 같은 두 가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Table 10.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ing curriculum and textbooks 
Directions for improvement Detailed tasks
Strengthening student access 
to mathematical concepts and principles

- Development curriculum and textbooks that can fully lear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 Development of textbooks that are easy for students to understand by improving mathematical terms

Emphasis on internal and external 
connectivity in mathematics

- Present phenomenon-based convergent mathematical tasks, emphasize mathematical modeling (tasks that are easily 
accessible and extensible for anyone)
-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contents between areas, grades, or school levels

Table 11.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ing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Directions of improvement Detailed tasks
Emphasize student-led learning and support 
individual customized learning

- Emphasis on student initiative and cooperative learning in math learning
- Prevention and correction of poor learning through occasional counseling and coaching on student difficulties
- Help build a personalized learning support system

Assessment to help students grow - Improve paper-writing tests centered on solving a large number of difficult problems in a short time
- Specific implementation of competency assessments and enhanced feedback to help students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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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학생 주도적인 학습의 강조 및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ʻ수학 학습에서 학생의 주도성과 협력학습 강조’, ʻ학
생의 어려움에 대한 수시 상담·코칭으로 학습 부진 예방 및 보정’, ʻ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학생이 교실에서 주도적인 학습자로 존중받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또래 간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협력학습은 
모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 함양과 정의적 성취 신장에도 효
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4). 또한 Boaler (2016)는 한 모둠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하였다. 수학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마다 다른 수준, 진도,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에듀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생마다의 어려움에 대한 수시 상담이나 모니터링, 코칭을 통해 학습 부진을 예방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로, ʻ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학 지필시험 관행을 개선’하고, ʻ역량 평
가의 구체적 실행과 학생 성장을 돕는 피드백 강화’를 제안할 수 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 범위와 수준만큼의 시험 문제
를 출제하고 충분히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의 수를 조절하여 수학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
록 함과 동시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성장 마인드셋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Lee et al., 2021)에서, ʻ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과 원리는 지나치게 어려워서 이해
하기 힘들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율은 22.01%로 적은 반면, ʻ학교 수학 시험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
되므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문항에서는 동의율이 76.6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학교 수학 시험 관행을 개선할 필
요성을 뒷받침한다. OECD (2019)에 따르면, 역량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역량 평가를 구체화함으로써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성취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역량의 요소와 수준을 구체화하고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역량 평
가를 실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평가 자체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근래 들어 수학교육에서 정의적 성취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낮은 수학 정의적 성취는 학생들이 수학
을 포기하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Ko et al., 2017). 국가 기관이나 교육청, 학
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미 추진되어 왔으나, 더욱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를 들
여다보고 개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이 정의적 성취의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Boaler, 2016; Boaler et al., 2018; Dweck, 2006)에 기초하
여, 학생의 수학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학 정의적 영역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키워드를 설정하여 수학 마인드셋 향상을 위한 수학교육 정책
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수학 정의적 성취가 낮고 그에 따라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중·고에 걸쳐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인 TIMSS의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수학 학업 성취에 반해 정의적 성취 점수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Seo et al., 2021). 또 
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매우 낮고 학습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FAC, 
2021).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이나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등을 반영하여 수학 수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약 5년 전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는 수학나눔학교는 학생
들의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학클리닉을 통한 심리 상담, 학습 코칭, 각종 체험 활동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FAC, 2021). 이는 하나의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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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며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고루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고 수학 정의적 성
취를 신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학나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전반적 동의와 교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및 교실 문화의 개선과 연결된다. 따라서 수학나눔학교와 같이 능동적이
고 종합적인 정책은 실제 교실 수학 수업의 분위기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성장 마인드
셋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학나눔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것도 권
장하는 바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점검과 조절, 통제 등의 인지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능력
이다(Zimmerman & Schunk, 2001).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취
에서도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olden & Dweck, 2006). 그러나 그간 정의적 성취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수학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가치인식을 증진시키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는 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고, 학생 스스로 자
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성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비교적 관심을 덜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수학의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변화를 강
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나 실패감으로부터 나아가, 도전 의지와 문제를 대
하는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데 있어 강한 힘을 더해주기 위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흥미, 가치 등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신념이나 의지, 노력에 대한 관심으로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ʻ배움과 노력’을 중시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은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나 기질은 저마
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와 학생 모두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Molden & Dweck, 2006).
둘째,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통한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신장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
으로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학교 운영, 수학과제, 교수학습 및 평가 전반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먼저 수학과 교육과정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신장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싱가포르나 핀란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차원에서 얼마나 정의적 성취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고, 학년급에 따라서 얼
마나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의 정의적 
성취의 신장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때 좋은 수학과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의
적 성취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학 교수학습 시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실질적으
로 직면하는 것은 수학과제이다. 따라서 Lee 외 (201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표현, 추측, 풀이가 가능한 열린 과제, 다양한 수
준의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 학생의 의사결정 및 자기주도성을 허용하는 과제, 탐구 기회가 제공되는 과제, 상호작용과 협력
을 촉진하는 과제, 수학적 연결성을 형성하는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학습 
시 학생들이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 학습 시 게임을 적용하거나 모둠학습을 통해 활발
한 소통과 피드백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의 수
학 정의적 성취를 평가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여러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종합해 볼 때, 학생의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지원해야 하고, 이는 바람직한 수학 교실 문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의 실수를 허용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생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등이 향상될 것이다. 이때, 교실의 수학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교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원
하는 교실 문화는 결국 교사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닐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평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유관 요소를 낱낱의 단위로 보고 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통한 인지적·정
의적 성취의 신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
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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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의 수학 정의적 성취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여러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보면,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지원하고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학습 문화
와 물리적 환경 개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학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학부모의 성장 마인드
셋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주요 수학 정의적 영역 정책은 대부분이 학생 자체에만 초
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사가 성장 마인드셋에 적절한 수학 교실 문화를 조성하지 못하거나 학부모가 그에 맞지 않는 관
여를 한다면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과제를 소규모로 분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작은 성공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작은 과제도 성공하
지 못하는 학생이 큰 규모의 과제를 성공하기는 어려우며, 작은 성공 경험이 모여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용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실수를 허용하고 격려하는 교실 문화와 학부모의 공감과 지지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학 도구를 활용
하여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 학년 교육과정에 맞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도구를 정선하고 학생들
이 이를 활용하여 수학을 학습하게 하면, 수학 학습에서 조작과 탐구를 경험하면서 수학 정의적 성취를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측면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돈하고 교과서의 어휘나 문장을 학
생 수준에 맞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수학 내적 연결과 외적 연결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학습 시 학생들의 주도성과 협력을 강조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과 성취 등을 고려하
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개별 학생의 수학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학생은 수학 학습에 더 의미 있게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성공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업 과정 중에서 학생의 수학 교
과 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수학 평가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정책 전반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의 향상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성장 마인드셋의 향상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학생의 정의적 성취를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현장에 구현될 것인데, 이를 위한 국가 차원, 학교 차원, 교사 차원의 실행 방안을 제언으
로 담고자 한다.
먼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 연수를 기획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사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
을 존중하고 학생 주도성을 높이는 수학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학 학습에서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
키는 데 초점을 둔 학교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선도학교에서 학생의 성공 경험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 학교 및 대국민 홍보를 함으로써 교사
와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는 선도학교 참여와 운영을 통해 선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교사 연구 공동체 운영, 학부모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차원에서는 자기연수, 동료연수를 통해 교사 본인의 성장 마인드셋을 확립하고,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
는 교수학습과 평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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