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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1)

김주숙2) ․ 박만구3)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교육에서의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
한 수학 수업 사례 연구로 이를 적용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의를 위
한 수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의 불평등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B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명(남 
13명, 여 5명)의 학생들과 방과 후 동아리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8개 주제에 대하
여 10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수업 중 활동의 관찰 및 학
생들의 담화, 활동지, 설문, 인터뷰를 통하여 사회정의 이해, 수학에 대한 흥미, 수
학에 대한 가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과정에서 삶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으로 재인식하게 되면
서 비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르거나 직접 실행에 옮기며 적
극적인 사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친
숙하고 밀접한 사회적 맥락 관계에 있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수학
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으며, 세계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는 실생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수학에 대한 가치’인식도 높아졌다.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 수업이 학교 교육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할 
필요가 있고, 질 높은 관련 자료의 개발과 현장에서의 적용 그리고 현장의 수업사
례를 기반으로 한 교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수학 수업, 사회정의, 흥미, 수학적 가치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인 쟁점들로 자연과 문화, 자원의 보존, 

국가 안보, 개인 보안, 정부, 정치, 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국가 간의 관계, 

사회 계층 간의 관계 등 사람들의 복지 문제가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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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런 문제들의 저변에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역사는 과학 기술, 산업, 군사, 경제, 정

치적 집합체가 수학적 도구 덕분에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학은 사람들에게 사고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D’Ambrosio, 2010).

수학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학생들의 현재와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쟁점 사항들

을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도구로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도 중요하며, 그

들의 지역과 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

로 하여금 이런 수학의 힘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미흡하였다.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

여금 불평등과 억압적인 구조와 행동들에 대해 조사하고, 비평하며, 도전하며, 말과 행동

으로서 개인의 삶, 지역, 사회, 그리고 세계의 사회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들을 이해

하며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Gutstein, 2006).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국제수학성취도 및 태도 검사

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 중심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로, 2012년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31개국의 학생 5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PISA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

는 전체 조사 국가 중에서는 3위, OECD 34개국 중 1위로 나타났으며 수학의 평균 점수는 

554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성취도와 달리 학습 태도와 관련한 

정서적 지수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65개국 중 51위, 흥미도는 58위로 낮게 나타났다. 또 

다른 국제지표인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에서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

학 성취도는 2위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였으나 TIMSS 평가 중 능동적·창의적 학습 수준

을 측정하는‘자신감’과‘흥미도’에서 한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김수진, 2013).

학습자에게 수학 교육의 정의적 목표로서 수학적 흥미를 높이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미있거나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동기 유발 소

재로서의 실생활 문제 상황이 아니라, 수학 교육과정의 수학적 내용 요소와 학습자가 살

아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되어 학습자에게 친숙하고 실제적인 문제 상황으로

서의 학습자 맞춤형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학 교사는 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

는 수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

을 사용하고, 실제적 생활에서의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위한 수학적 도구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Freire, 1970/2009; Gutstein, 2006).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수학 교육이 학습자에게 양질의 똑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사회정의라는 렌즈를 통하여 수학 수업

(teaching mathematics through a social justice lens)을 보도록 하여 수학 교육을 통해 정의

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수학 교육(critical 

mathematics education), 또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이라 불리는 이러한 수학 교육의 움직임은 Frankenstein(1983)과 Gutstein(2006, 

2008a) 등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개발된 탐험 영역이며,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Bartell(2011)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411
사회정의를 위한 잠재적인 수학 교육은 최근에 쟁점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준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사 프로그램, 수학 

수업에서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인식,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수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학습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적인 문제로 받

아들여져야 함을 고려해 볼 때, 국외의 연구 사례들은 주로 인종, 문화, 언어의 차이에 기

반을 둔 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수학 수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

회정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의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

가 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2013년 재정, 경

제, 사회 영역의 10개 지표를 통해 OECD 27개 국가의 '복지국가 지속가능 지수'를 산출한 

결과 17위에 올라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이는 국가 재

정 부문의 지수가 상위권인데 반해 빈곤·소득불평등·삶의 만족도 등이 낮아 사회 부문 

지수는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교육에서부터 사회정의 문제

를 다룰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수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수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보

다 깊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수학 수업에서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의 대표적인 인물은 Paulo Freire(1970/2009)이다. Apple(2003)은 사

회정의를 위한 교육의 이론적 바탕은 Freire의 연구를 되짚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하

였다. Paulo Freire(1921-1997)는 브라질의 교육자이자 사회 개혁가로서 그의 책‘Pedagogy 

of the Oppressed(Freire, 1970/2009)’에서 의식화의 개념이란 문해 교육에서 학생들이 세

계를 비판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고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해방을 위한 참

여가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Freire가 주장하는 해방을 수학 교육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수학을 사용하여 사회적 구조나 환경 등에 스며든 억압적인 부분에 대해 비판적

으로 사고하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수학 교육을 통해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수학

적 지식을 적용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Leonard & 

Moore, 2014).

Freire와 같이 전통적 수학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며 창

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D’Ambrisio(1999)는 수학자들과 

수학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D’Ambrisio는 이를 위해‘민속학적 수학(ethno+mathema+tics)’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었다. 그는‘민속학적 수학(Ethnomathematics)’의 주된 목표로서 잔인함, 오만함, 편협함, 

차별, 불평등, 증오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으로 성장을 제시하였다. Slammert(1993)는 학습자

가 형태나, 원칙, 개념, 도구나 체계의 유형 안에 들어 있는 수학적 정보들에 대해 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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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심을 갖는 것을‘수학적 의식(mathematical awareness)’이라 정의하며 이러한 수학

적 의식을 키우기 위해 교수학적 방법에 있어서 수학적 창의성이 잠재된 열린 문제를 해

결하거나 수학적인 활동을 통한 느낌과 자극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OECD에서는 수학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은 세계 속에서의 수학이 기능하는 역할을 찾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깊이 사고하는 시민으로서,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가지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일들을 해결할 때 수학

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2009.12)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인성 중심의 교과별 교육

과정 개정의 요구와 수학적 과정을 통한 수학적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학적 과정은 학생들 주변의 다양한 현상을 수학과 연결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해결할 때, 활성화되어야 하는 기능 또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수학적 과정의 

구성요소로서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 흐름은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 및 규준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이하 NCTM, 2000)에서의 K-12학년의 교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인‘수학적 능력(mathematical proficiency)’및 최근 

미국의 수학과공통핵심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 for Mathematics; 이하 CCSSM)에

서의‘수학적 실천(Mathematical Practice)과도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

수학 교육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은 Skovsmose(1994)

와 Frankenstein(1983, 2001)의 연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Freire(1970/2009, 1981)의 비판적 교육학 연구와 문화적으로 관련한 교육학(Tate, 1995)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지자들과 연구자들이‘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과‘비판적 수학’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된 교육학적 목표는 학생들이 

비판 의식(critical consciousness)과 수학적 역량(mathematical competencies) 둘 다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절차적 능숙함

을 더 강화하여 학생들이 삶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깊게 이해하는데 수학을 사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utstein, 2008b).

문화적 시각으로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기반으

로 하는 깊은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그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사고로서 수학이 

유럽인들의 산물에서 비롯되었다는 관념에 변화를 줄 수 있다(Stemn, 2010). Tate(1995)는 

수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문화와 관련된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수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를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사색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기

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이 그들의 경험, 문화, 전통이 중심이 된 수학 교육과정, 

학습지도, 평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수학 교육에서 공정성을 얻는데 주된 장애물이라

고 보았다(Tate, 1994).

Gutstein과 Peterson(2013)은 그들의 책“Rethinking mathematics: Teaching social justice 

by the numbers(수학을 다시 생각하기: 수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가르치기)”에서 수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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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적 접근이 주는 잠재적 이점으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세계

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분석 도구로서 수학을 인지하게 된

다. 둘째, 중요한 사회적 쟁점 사항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들

은 그들만의 문화, 지역 사회의 역사들을 수학과 연관 지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수학

을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알게 된다. 넷째, 학생들은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그들의 힘을 이해하고 사회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갖

추게 된다. 다섯째, 학생들은 중요한 수학을 학습하는데 더 많은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 

Gutstein과 Peterson은 교사들이 수학 교육과정을 사회정의 시각으로 재구조화하고, 사회

학, 과학, 건강, 독서, 글쓰기 등의 다른 과목의 교육과정과 사회정의 수학을 통합시키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이점들이 나온다고 하였다.

특히, Gutstein(2006)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두 가지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에 초점을 맞추어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변증법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Gutstein은 사회정의 교육 목표의 세부 하위 목표로서 (1) 수학으로 세계를 읽는 것

(reading the world with mathematics), (2) 수학으로 세계를 쓰는 것(writing the world with 

mathematics), (3) 긍정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developing positive 

cultural and social identities)을 제시하였고, 수학 교육 목표의 세부 하위 목표로는 (1) 수

학적인 말로 읽기(reading the mathematical word), (2) 전통적인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성공

하기(suceeding academically in the traditional sense), (3) 개인의 수학에 대한 성향을 변화

시키기(changing one’s orientation to mathematics)로 설정하였다.

Gutstein이 사회정의 교육 목표로서 첫 번째로 제시한 수학으로 세계를 읽는 것은 

Freire(1970/2009)의‘세계를 읽는 것’에서 가져온 용어로서 다양한 사회 집단들 사이의 

힘의 관계, 자원 불평등, 이질적인 기회와 관련된 이해와 인종, 계급, 성별, 언어, 그리고 

다른 차이점들에서 기초한 차별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수학으로 세계를 쓰는 것은 수학을 사용하여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며, 최종

적인 목표인 긍정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모국어, 

문화, 지역사회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동시에 지배적인 문화 안에서 생존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 교육 목표로서 제시한 세 가지 하위 목표는 수학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는데 첫째, 수학적인 말로 읽기는 수학적 힘을 신장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

다. 둘째, 전통적인 양식으로서 학문적으로 성공하기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일정 수준에 도

달하며, 고등학교를 통과하고 대학에서 성공하여 심화된 수학 과정에 접근하여, 수학과 관

련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Gutstein은 학생들에게 있어 전통적인 수학 분

야에서의 성공은 사회적인 성공과도 맞닿아 있어 중요하다고 바라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하위 목표인 개인의 수학에 대한 성향을 변화시키기는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복잡한 실세

계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분리되고 반복되어져 온 암기 규칙의 연속성

을 바라보며 수학을 향한 그들의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과‘비판적 수학’에서 학생들이 비판 의식과 수학적 

역량을 함께 길러야 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정의를 위

한 수학 수업의 목표로서 사회정의 의식과 수학이라는 큰 범주로 수업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립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상황

에서 이 두 가지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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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수업 현상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Gutstein(2006)이 제시한 사회정의 목

표와 수학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Gutstein과 Peterson(2013), Tanko(2014)의 연구에서 제시

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의 목표 및 분석 범주를 재구성하고, Tate(1994), 

Osler(2007), Gonzales(2009), Webcasts for Educators(2014), 오국환(2014)의 사회정의에 관

한 주제 선정 요소 및 학습 방법 등을 종합하여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학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연구자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학생들이 사회정의 의식을 성장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수학을 활용하여 재

검토하고 재구조화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학 수업으로 정의하였다.

3.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2009.12)의 

취지에 부합하는 초등학교 수학 과목의 세부 목표로서“수학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

지고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 학습자로서의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기른다.(p.3)”

라고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TIMSS 2011에서는 동기의 하위 변인으로서 수

학에 대한 흥미를 개인의 학업 수행 자체에 대한 즐거움에 의해 발현되는 내재적 동기로 

정의하고 있다(김수진, 박지현, 김현경, 진의남, 이명진, 김지영, 안윤경, 서지희, 2012). 이

러한 수학에 대한 흥미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고, 인지와 정서를 포함

한다(우연경, 2012). TIMSS 2011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중 수학 

학습을‘좋아함’에 해당하는 학생은 23%로 국제 평균(48%)에 비해 낮았으며 중학교 2학

년 역시 수학 학습을‘좋아함’으로 응답한 학생은 8%에 그쳐 국제 평균(26%)에 비해 현

저히 낮게 나타났다(김수진, 2013).

수학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다른 교과들에 비해 수학 교과 자체가 어렵다고 지각하거

나, 일상생활에 수학이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지민, 김

수진, 김미영, 옥현진, 임해미, 손수경, 2012). 또한 TIMSS 2011에서는 수학에 대해 학생들

이 인식하는 가치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재적 동기로 정의하고 있다(김수진 외,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료와 국제 학업성취도 자료를 연계하여 학년이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와 흥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수학

에 대한 흥미는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고, 학년이 올라가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가치 인

식은 긍정적인 경향이 강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긍정적 응답을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김경희, 박지현,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하여 성취도는 높으나 정의적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수학의 유용성과 실용성과 관련된 단순한 언어 전

달이나 표면적인 흥미 유발을 위한 활동은 본질적으로 수학의 가치 교육에 한계가 있다

(남진영, 2014). 사회정의의 문제를 수학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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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학급 담임 교사로 재직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B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3월부터 방과후 매주 수요일 80분씩 학급의 학생들 중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6학년 1개 반 학급의 학생 18명(남 13명, 여 5

명)의 수학 동아리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

18명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면

담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비슷하고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가 높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또한 높았다. 이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어 신문

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여러 사회 현상들, 특히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하며,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

다. 또한 그러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3.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설계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주제

를 선정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수업에 사용되는 주제 및 활동은 사회

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의 실제적 삶과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

의를 위한 수학 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과제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국외 사례는 인종 차별 

및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수업 주제를 선정한 경우가 많아 우

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 교육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을 반

영한 수학 수업의 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문헌, 웹사이트, 대중매체 및 

초등학교 6학년 사회,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정의적 쟁점 문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지 및 면담, 개방형 문제를 활용한 소집단 협동학습에서의 학생들

의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향상(김연주, 나귀수, 2009)에 관한 연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수업에 사용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자료들 중 연구 참여자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2개월 사전 연구를 실시하였

다. 전년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학년 초에 수업의 취지와 연구 목적에 대

해 안내하고 연구동의서를 배부하여 사전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8차시의 예비 연

구 수업 과정에서 다루어진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주제들 중에서 일부는 삭제하거

나 재구성하고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

에서는 <표 1>과 같이 수업의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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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학습 내용

수학

내용 영역
수학 개념 사회적 소재

2009개정 6학년 사회 및 

도덕, 체육 교과와의 

연관성

1
공정한 게임

(1)

수와 연산 식의 계산

나라별 빈부격차,

분배, 소득, 공평, 

공정, 정의,

사회복지비, 

세계무역

[6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 경제의 성장

[6학년 2학기 도덕] 

6. 공정한 생활

도형

여러 가지 

사각형,

합동과 대칭

2
공정한 게임

(2) 확률과 통계

자료의 정리,

그래프 

그리기

3

개발도상국

의 

물 부족 

문제

(1)

수와 연산 식의 계산

물 부족,

국제기구,

[6학년 2학기 사회] 

3.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측정 시간, 길이

4

개발도상국

의 

물 부족 

문제

(2)

측정

 들이, 부피, 

어림하기

여러 가지 

단위,

세계의

 물 부족 현상과

대한민국의 관련성

[6학년 1학기 도덕] 

2. 알맞은 행동으로

확률과 통계 자료의 정리

5
물과 

우리 생활
수와 연산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수도요금, 물 절약,

타인배려

[6학년 1학기 사회]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6학년 2학기 도덕] 

5. 배려하고 봉사하는 

우리

6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삶

측정 들이, 부피

확률과 통계
막대그래프와

꺾은선그래프

7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수와 연산 식의 계산 정규직, 비정규직,

서울시의 외식비

평균가격

[6학년 1학기 도덕] 

3.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생활

측정 어림하기

확률과 통계 자료의 정리

8
최저임금과

우리 사회

수와 연산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빅맥 지수, 

삼포세대,

워킹푸어, 

최저임금,

열정페이

[6학년 2학기 사회] 

2.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측정
시간, 

어림하기

규칙성 비와 비율

9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생활

수와 연산 식의 계산 소아비만,

BMI 지수,

과당섭취

[6학년 1학기 실과] 

3.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
측정 무게

규칙성

규칙성

비와 비율,

비례식10
운동과 

건강한 생활

건강한 생활과 

운동과의 관계 

[6학년 1학기 체육]

건강 활동

<표 1> 사전 연구 후 실시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주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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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의 실행

수업은 2015년 3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방과후 동아리 수업을 활용하여 수요일 오후

와 토요일 오전에 이루어졌다. 이 연구 기간에는 모두 10차시의 수업이 실시되었으며 1차

시 수업 전과 10차시 수업 후에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이 별도로 주

어졌다. 한 차시는 40분의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루에 2차시씩 진행된 수업은 80분 동

안 진행되었다. 수업에서 사용한 학습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가 기존에 연

구된 자료를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게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18명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 3-4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활동했으며 소집단 

구성에 있어 연구자의 별도의 통제는 없었다. 방과후 동아리 형태로 이루어진 수업이기에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의 출결이 일정하지 않아 18명이 동시에 매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했

다. 이에 교실에서는 주로 3-4명으로 이루어진 3-4개 조의 소집단이 운영하였으며 1차시

부터 10차시까지 한 달 동안의 수업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각 수업별 주요 

학습 활동은 <표 2>와 같다.

학습 주제 주요 학습 활동

1 공정한 게임 (1)
  소그룹별 인구 및 자원 정보를 다르게 하여 세계의 자산 분배
에 대한 상황을 게임을 통해 경험하기

2 공정한 게임 (2)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입찰식 경매를 통해 획득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토의하기

3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문제 (1)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기사문 읽고 기
본적인 물의 사용에 대해 토의하기

4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문제 (2)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와 손쉽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의 
물의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물 전달 게임’을 통해 경험하기

5
물과 

우리 생활

  우리 가정의 한 달 수도요금 고지서를 살펴보고 가족 1명 당 하루
에 사용하는 물의 양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비교하고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 점을 토의하기

6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삶

  물 절약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기
  생활 속에서 나의 물 사용 경험을 되돌아보고 물을 아껴 쓰기 
위한 실천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하기

7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책을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학을 사용하여 글로 나타내기
  최저임금과 서울시 외식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 사회 빈곤층을 부르는 용어들의 뜻
이 무엇일지 예상해보기

8
최저임금과
우리 사회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한 하루에 몇 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할
지 예측하여 계산하기
  열정페이 논란의 주요 문제점과 최저임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16년의 최저임금 예상해보기

9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생활

  표준 체중과 자신의 몸무게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고 신
체 질량 지수(BMI)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 살펴보기
  우리가 자주 먹는 간식에 들어 있는 설탕의 양과 연간 권장 설탕 섭취량
에 대한 실제 설탕 섭취량의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토의하기

10
운동과 

건강한 생활

  즉석식품, 패스트푸드의 칼로리를 운동량으로 바꾸어 나타내기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 방식을 정하여 비례식을 활용하여 소비
되는 열량을 구하기

<표 2> 수업 주제별 주요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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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사례 연구내용의 효과적인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폭넓고 깊이 있으며 연구에 적절

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주로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차시의 수업 동안 소집단별 오디오 녹음과 캠코더 촬영,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

지, 소감문, 설문지, 면담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종

합적인 자료 해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자는 차시별 수업을 마친 후, 수업을 

준비하며 어려웠던 점이나 연구자가 수업을 실시하며 관찰했던 인상적인 현상이나 수업 

중에 느낀 점 등을 별도로 기록하였으며 수업 후 수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 수업 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연구자의 수업에 대한 되돌아보기 과정은 

다음 차시의 수업을 준비하는데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오디오 녹음 자료를 직접 전사하여 수업 중 관찰하지 못하고 놓

친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의 현상들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Yin(2014)이 제시한 질

적 연구 분석의 5단계 순환 과정인‘모으기-나누기-재배열하기-해석하기-결론 내리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와 수학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해 

Gutstein(2006)이 제시한 사회정의 목표와 수학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Gutstein과 

Peterson(2013), Tanko(2014), 오국환(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에서의 목표 및 분석 범주를 재구성하여 <표 3>와 같이 3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준거를 녹

취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상위 범주 하위 요소 코드

사회정의

이해

수학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제 상황 인식하기
SJ 1

(Social Justice 1)

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하기
SJ 2

(Social Justice 2)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 기르기 및 실행에 옮기기
SJ 3

(Social Justice 3)

수학에 

대한 흥미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서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

IM

(Interests in

Mathematics)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학생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생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기

RVM

(Recognition the  

Values of 

Mathematics)

<표 3>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분석을 위한 준거

위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녹취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담화를 문장 단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담화 내용과 관련된 범주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

하였다. 또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는 의미 

단위별로 문장을 분할하여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의 발화에 반드시 코드가 할

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사록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했던“헐”,“대박”등의 

내부자적 용어(emic terms)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연구에 적합한 용어로 명칭을 바꾸

었다. 다음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드가 적용된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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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코드

87만원으로 11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에요. SJ 1

그게, 18시간하고 6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인데 그럼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SJ 2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에도 운동량을 표시하면 좋겠어요! SJ 3

이렇게 수업하니 수학 수업이 재미있고 즐거워요. IM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RVM

<표 4>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코드화 사례

최종적으로 코드에서 나타난 패턴과 각 코드에서 일어난 실제 대화,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습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였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다음 차시의 수업 활동 전에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학생들의 사전, 사후 

설문지 및 활동지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이후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의 유기

적인 연관 관계를 바탕에 두고 연구 전반을 다시 검토하여 연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디오 녹음, 캠코더 촬영 자료, 학생 활동지, 설문지, 

인터뷰, 질적 연구를 위한 참고 문헌, 연구자의 수업 일지, 동료 교사와의 대화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자료 수집의 삼각검증을 시도했다. 자료 해석의 타당성에 있어서 연

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는 많은 영향을 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학급의 담

임과 학생으로 방과후 수학동아리를 함께 해오며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기에 짧은 연

구 기간을 극복하고 해석의 타당성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코드 생

성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코딩과 코드의 수정을 거치며 코드의 구성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및 이론적 배경의 도입을 통해 연구의 내적, 외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교육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수학 

수업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적용한 수업

에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의 <표 3>에 제시한 코드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활동 속에서의 담화 및 학습지, 수학 일기, 면담 자료 중 각 범주

에 해당하는 것을 문장 단위로 코드화하여 각 범주별 질적 분석을 통해 교실 상황과 관련

지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의 이해

학생들은 수학 수업 동안 교사가 제시한 사회정의가 포함된 수업 주제를 이해하고 소집

단 활동을 통해 주어진 학습 과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며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제 상

황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각 소집단에서 나온 결과를 교사가 포함된 전체 토의에서 발표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

안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삶의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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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르거나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가. 수학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제 상황 인식하기

Freire(1970/2009)의‘세계를 읽는 것’에서 가져온 용어로서 Gutstein(2006)은‘수학으로 

세계를 읽는 것’은 다양한 사회 집단들 간의 힘의 관계, 자원 불평등, 이질적인 기회와 

관련된 이해와 인종, 계급, 성별, 언어, 그리고 다른 차이점들에서 기초한 차별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Gutstein이 제시한‘수학으

로 세계 읽기’를‘수학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제 상황 인식하기’로 표현

하여 수학 수업 및 학생 활동지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수학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제 상황 인식하기’는 

학생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수학적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갈등 상

황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며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수학을 사용하여 구체적으

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잘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누군가에게 5,210원은 군것질거리를 사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돈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1시간 동안 힘들게 일한 값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1가구당 한 달 평균 360만 원 정도를 벌고 217만 원가

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한 달에 360만 원씩 버는 것은 아니

에요.

마을에서 가장 잘사는 10가구는 한 달에 930만 원을 법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10가구는 한 달에 87만 원을 벌어요.

꼭 필요한 생활비보다 버는 돈이 적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계속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3. 마을에서 가장 잘사는 10가구의 한 달 수입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10가구 한 달

수입의 몇 배입니까?

[그림 1]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활동 과제

Smith(2014)는“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책을 통해 세계에서 대륙별 공정하지 못한 

사회 현상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는 가정 하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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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배성호, 2014)”책에 나온‘일하는 사람들’,‘잘사는 사람과 가난과 사람’을 참고하

여 학생들에게‘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학습 과제를 구성하여 [그림 1] 

같이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사회 시간에 살펴본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를 떠올리며 주

어진 글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살펴보며, 마을에서 가장 잘사는 10가구의 

한 달 수입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10가구의 한 달 수입의 몇 배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

았다.

[수업 장면 1]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수업

교사 : 마을 사람들의 1가구 당 한 달 평균 360만원을 번다고 할 때 전체

100가구를 기준으로 10가구는 평균을 뛰어넘는 930만원을 벌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우 : 930 나누기 360 하면 한 2배 조금 넘어요.

교사 : 하위 10가구는 87만원을 벌어요.

학생들 : (놀라며)힉, 와우

교사 : 가장 잘사는 상위 10가구의 수입은 하위 10가구 수입의 몇 배가

됩니까?

재훈 : 11배요. 87만원으로 11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에요.

[수업 장면 1]에서 마을 사람들의 1가구 당 한 달 평균 360만원을 번다고 할 때 전체 

100가구를 기준으로 평균을 뛰어넘는 10가구의 930만원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묻는 

문제 해결 상황에서 준우는 나눗셈을 사용하여 2배가 조금 넘는다고 답하며 930만원과 

360만원의 차이를 수학에서‘배의 개념’으로서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마을

에서 가장 잘사는 10가구의 한 달 수입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10가구의 한 달 수입의 

몇 배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에서 재훈이는 준우와 마찬가지로 930÷87의 나눗셈을 하

여 11배라는 수학적 답과 함께“87만원으로 11달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에요.”라고 답하

였다. 재훈이가 수업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은 학생들이 학습 과제에 제시된 글을 읽

으며 빈부의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떠올리고, 하위 10가구가 11달을 생활할 수 있

을 만큼 상위 10가구와의 소득격차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수학적 사실을 근거로 추측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수학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사

회 문제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학적 내용 지식

을 바탕으로 수식, 단위 사이의 관계, 자료의 정리, 어림하기, 소수의 나눗셈, 부피 등의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수학을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 상황을 살펴보는‘수학

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제 상황 인식하기’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적 갈등 상황의 원인을 추측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나. 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하기

Tate(1994)는 중등교사인 Sandra Mason이 경제적, 사회적 쟁점 사항들을 수학 수업에 적

용하여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립한 학습 전략



김  주  숙  ․  박  만  구422
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안에서 사

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분석에 기

반을 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수학적 분

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하기’로 정의하고 수학 수업 및 학생 활

동지, 수업 소감문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문제 해결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며 사회

정의로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 대해 

Peterson(2012)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

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수학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의

사소통과정을 도우며 의미 있게 다가간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 속

에서 사회적 맥락을 의미 있게 이해하는 모습은 [그림 2]에 제시된 학습 과제에서도 나타

났다.

※ 다음은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된 아르바이트생 월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바몬’을 탈퇴한다는 사장의 월급 계산법이 화제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 45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자신을 고용주라고 밝힌 글쓴이는 “알바가 450

만원을 번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선보였다. 최저시급 5,580원에 18시간을 곱하고

야근수당 8,370원에 6시간을 곱한다. 이에 30일을 곱해 아르바이트생이 451만

9800원을 낸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아무런 투자 없이, 본사의 아무런 간섭 없

이, 세금도 없이 알바만 해도 저만큼 버는데… 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저

금액을 벌고 있나? 감이 안 잡힌다.”며 진지하게 반문한다. 이에 다른 고용주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이라며 동조하는 댓글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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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의 계산 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림 2] ‘최저임금과 우리 사회’ 활동 과제

[그림 2]는‘최저임금과 우리 사회’주제로 제시된 활동 과제로서, 고용주가 인터넷에 

올린 월급 계산법을 제시하여 고용주의 관점과 아르바이트생과의 관점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해보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전에‘열정페이’에 관한 뉴

스를 함께 시청하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환경에 대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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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장면 2] ‘최저임금과 우리 사회’ 수업

교사 : 이 광고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 최저시급 5,580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사 : 이 광고를 본 어떤 고용주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용주의 계산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봅시다.

재훈 : 뭐야. 알바가 정규직보다 더 많이 버네.

지혜 : 그게, 18시간하고 6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인데 그럼 계속 일하는 거

잖아요.

교사 : 그럼 그렇게 30일을 일하니까?

해솔 : 자고 싶어도 잠도 못 자.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차이를 인식한 학생들은 

[수업 장면 2]를 통해 고용주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만 초점을 두고 [그림 2]와 같은 계

산법을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 5,580원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광고에 댓글로 

자신을 고용주라 밝힌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 451만 900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

산 과정을 제시하였다. 재훈이는 아르바이트생이 뉴스에 등장했던 정규직보다 많이 번다

는 것에 놀라며 고용주의 계산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

다. 그러나 지혜는 주간에 18시간, 야간에 6시간을 근무하면 24시간이 되니 쉬지 않고 일

해야 고용주가 제시한 돈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고용주가 제시한 계산식이 잘못 되

었음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해솔이 역시“자고 싶어도 잠도 못 자.”라는 대화

를 통해 고용주의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혜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위해 설계된 학습 과제들은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실제 

자료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는 활동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에 익숙하

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거나 수학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사회적 맥락을 제외하

고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끝까

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의사소통중심 수학 수업(홍선주, 최창우, 

2009)을 수업에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수학적 문제 해결 과

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소집단 토의 학습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검토 과정을 겪으며 극

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소집단 토의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이 수학적 

분석과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을 갖는지 살펴보며 문제 풀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학생들의 수학 학습과 사회정의 이해의 성장을 함께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 교육의 실천을 연구했던 Gutstein(2006), Gonzalez(2009), Ebby, Lim, Reinke, 

Remillard, Magee & Cyrus(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학생들은 사

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

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됨을 보여 주었다. 

Gutstein(2006)에 의하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만 목적이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들이 수학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타당하고 설

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문으로서 수학에 대한 이해도 깊게 

만들어 준다. 즉, 사회정의 이해와 수학 학습이 서로 도움을 주며 성장하는 관계가 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수학적 분석을 바탕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하기’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의 이해와 수학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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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학 수업에서도 학습 주

제를 다양화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실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 기르기 및 실행에 옮기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 기르기 및 실행에 옮기기’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정의 이해 측면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문화적, 사회

적 정체성 추구와 연결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삶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실천 의지 기르기 및 실행에 옮기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

학 수업 및 학생 활동지, 사전 사후 설문지, 수업 마무리 활동인‘수업 나누기’에서 학생

들이 쓴 수업 소감문, 수학 일기를 가지고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 기르기 및 실행에 옮기기’

에서 학생들은 학습의 결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르거나 직접 

실행에 옮기며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그림 4]는 

준우가 1, 2차시의 ‘공정한 게임’을 하고 난 후에 쓴 수학 일기의 일부이다.

[그림 3] ‘공정한 게임’ 활동 후 수학 일기

준우는‘공정한 게임’활동을 한 뒤 수업 소감 시간에 이러한 자원 부족의 문제, 강대

국들의 약소국들에 대한 힘의 논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약탈을 하는 일들이 세계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수업 활동에 

대한 발표와 [그림 3]의 수학 일기를 통해 연구자는 준우가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Gutiérrez(2009)가 말한 학생들이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바라볼 때, 수업을 통해 인식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하여 자신

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오국환, 2014).

[그림 4] ‘최저임금과 우리 사회’ 활동 후 수학 소감문

‘최저임금과 우리 사회’수업 후 진서가 쓴 [그림 4]의 소감문에서 진서는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일을 해도‘한 달에 고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최저임금이 적다고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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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의 최저 임금에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이 빠져 있고, 고

용주의 욕심이 담겨 있다는 표현에서 연구자는 진서가 최저임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연결하여 인권의 의미까지도 생각하여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최저임금과 우리 사회’에서 다루어진 사회 문제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였기에 연구자는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거나 현재 최저임금

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자신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느꼈다. 이것은 Gonzalez(2009)가 지적한 바와 같

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적절한 수업 주제를 구성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

과 밀접한 사회적 맥락을 갖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 [그림 5]와 같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르거나 실행에 옮기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5] ‘운동과 건강한 생활’ 활동 후 수학 소감문

학생들은 9, 10차시에‘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생활’,‘운동과 건강한 생활’이라는 주

제로 자신의 건강 상태,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먹는 간식에 들어 있는 설탕의 양과 고열량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학습 주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 활동 후 [그림 5]와 같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연구자는 경민이가‘운동과 건강

한 생활’활동 후 쓴 [그림 5]의 수학 소감문을 통해 간식을 줄여야겠다는 다짐으로 자신

의 식생활 습관을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해 현재보다 운동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과당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학습한 것을 떠올리고, 

“엄마께도 요리에 설탕을 적게 넣고 꼭 넣어야 한다면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꿀을 넣

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민이가 가정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학생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 기르기 및 실

행에 옮기기’들이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Freire, 1970/2009) 현실의 삶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사회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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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Tate, 1995). 이것은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에서 추구하는‘비판적 배려’

로서‘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 기르기 및 실행에 옮기기’가 학생들의 배움

을 공동체의 생존과 개발이라는 더 넓은 이상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North, 2012).

2. 사회적 맥락을 통한 수학에 대한 흥미 유발

전통적인 수학 수업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

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피할 수 없

는 문제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목표로서 학생들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추구하면서도 수학 수업 자체로서 갖는 수학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학습 주제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와 가치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며 수학 수업으로서 사회정의를 위

한 수학 수업이 갖는 의미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 활동 속에서의 

담화 및 학습지, 수학 일기, 면담 자료 중 앞의 <표 3>에 제시한 코드를 적용하여 질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수학에 대한 흥미’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수학 교과로

서의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으로 연결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학 수업 및 학생 

활동지, 수업 소감문, 수학 일기에 담긴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또한 Gutstein(2006)

이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수학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한 설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전 ž 사후 설문지를 만들고 학생들의 반

응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수학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밀접한 사

회적 맥락 관계에 있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의 [그림 6]은 서진이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사후 설문지에 적은 

내용이다.

[그림 6] 사후 설문지 1

[그림 6]의 반응을 살펴보면 서진이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학습 

주제들에 대해 느꼈던 흥미가 궁극적으로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진이는 수학적 문제 풀이를 위한 것이 수업이 아닌 사회, 과학 등이 섞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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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 수업에서는 배울 수가 없던‘새로운 수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반응은 [그림 7]의 영민이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7] 사후 설문지 2

연구자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소집단별로 

활발한 수학적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게임 활동, 토의, 수학 글쓰기, 생각 나누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며 더 나은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수학 학습에 대해 낮은 성취도를 보이며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도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는 수학 수업에 참여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수

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과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였다. 평소에 수학을 좋아하지 않

고 수학 시간의 문제 해결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영민이는 10차시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마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수학 수업에 대한 흥

미가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이 수학적 발달 단계가 높은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수학 

학습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지 않다는 의문들(Brantlinger, Andrew, Gutstein, 

Buenrosrto, & Mukhopadhyay, 2007)에 대하여 학생들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수

준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면담 자료 1]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면담 자료 1]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후 학생 면담 자료

교사 :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볼까요?

해솔 : 우선, 수학 수업이 정말 즐거워요. 수학 수업 같지 않아요.

교사 : 수학 수업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

해솔 : 수학책에는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풀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

업에서는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

어요. 그래서 수학 수업이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이 수업을 계속 하

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수학이 진짜 재미있을텐데.

[면담 자료 1]에서 해솔이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 대하여 연구자와 면담하는 과

정에서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음을 알려주었다. 해솔이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기존의 수학 수업과 비교하며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이라는 역

할을 갖게 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 역시 높아졌음을 밝히고 있었다. 해솔이가 수학 수업

에서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학습 과제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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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사회 문제를 수학을 사용

하여 읽고 쓰는 학습 과정을 통해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현상을 이해하는 학습 과정을 보

여 주었으며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학습 과제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수학의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 속에서 소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학습 주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의 인식

에도 변화를 주었다.

3. 실생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 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세계

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생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 수학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tell(2011)은 Gutstein(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위

한 수학 수업을 세 가지로 개념화하여 나타내었다. 첫째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처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데 수학을 사용하여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의 수학이 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

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의 환

경을 추구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은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그러

한 과정에서 수학이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삶의 일부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식

하게 되는 것이다.

실생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 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은 Bartell(2011)이 제

시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세 번째 개념과 연결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

의 수학 수업 및 학생 활동지, 수업 소감문, 수학 일기를 통해 학생들의‘수학에 대한 가

치 인식’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8]은 학생들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 

참여하기 전 실시한 사전 설문지에 기록된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Ÿ 수학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 수학이란 지식이다.

- 그냥 공부 과목이다.

- 삶에서 써먹고 대학교도 이과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 미래를 위한 지름길이다.

-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 성공하기 위해 하는 과목이다.

- 생활하면서 편리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사회에 나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 재미없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림 8] 수학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사전 설문지

[그림 8]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재미없어도 꼭 해야 하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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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수

학의 유용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의 개념으로 수학을 생각하

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수학이 학생들의 문화적 공동체와 사회를 연결하지 못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느낌으로 존재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9] 수학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수학 소감문

성주는 [그림 9]의 글을 통해 주어진 학습 과제 속에서 수학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이해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지금까지의 수학은 나의 삶을 바꾸게 한 것 같다.”는 표

현을 사용하여 성주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수학과 자신의 삶을 연관 지어, 수

학이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과 물 부족’문제를 알아보기 위한‘물 전달 게임’에

서 성주는 들이를 사용하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대한민국의 물 사용량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으로 들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한 나

라와 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나라에서의 물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

렇게 수학을 통해 사회적 갈등 상황을 읽고, 물을 아껴 쓰겠다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

는 일련의 학습 과정은 학생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생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면담 자료 2]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후 학생 면담 자료

교사 :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하며 수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나요?

진서 : 사실 그동안 학원에서도 수학 진도를 엄청 나갔어요.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수학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이 사용되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

어요.

교사 : 수학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

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진서 : 제 생각에는 세계가 수학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문 기사

에 등장하는 그래프 해석들도 결국 수학적인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해

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경제와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했어

요. 최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도 분명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수학적인 계산, 사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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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면담 자료 2]를 통해 진서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수학

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학이 사회,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며,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Gutstein, 200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기본 학습 능력이나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그

러나 학생들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수학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갈등의 문

제 상황을 이해하며, 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업

을 하며 수학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적인 교과로서 수학을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후에 학생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실에서의 실현가능성과 시사점

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

생들이 사회의 불평등한 문제 상황을 수학을 사용하여 이해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

지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학문으로

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하

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

하도록 하며, 사회정의에 대하여 재인식하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높인다. 

둘째,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친숙하며 밀접한 사회적 맥락 관계에 있

는 학습 과제를 접하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수학이 

현실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셋째,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학의 중요성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

는 더 넓은 관점을 가지며 수학의 가치를 폭넓게 인식하게 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이 학교 교육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인식할 필요가 있고, 수학교육자들

은 사회정의와 수학 교육의 관련성과 관련된 깊이 있는 문헌 연구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섬세한 연구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의 수학 

수업이 아닌, 수학 수업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이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기존의 수학 수업과는 차별화되면서도 수학이라

는 교과 학문적 특성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우

기 위해서는 수학 교육자와 현장 교사간의 현장의 수업을 통한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이 수학 교과안에서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수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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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s of 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on 

Students’Interest towards Mathematics and Perceptions of Mathematical 

Values

Kim, Jusook4); & Park, Mango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on students’interest towards mathematics and perceptions of 

mathematical values. Eighteen 6th grade students, at B elementary school in Seocho-gu, 

Seoul, who wished to involved in the study participated in the 10 hour lessons. During 

the lessons for social justice,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students' reactions in the 

lessons according to the three categories: Perceiving given problematic situations of social 

conflicts, searching for problem-solving methods based on mathematical analysis, and 

changing social behaviors to solve life issues through mathematics. They also examined 

changes of students' interest towards mathematics and perceptions of mathematical 

values through the activities and reactions using the preliminary questionnaires, 

observations of lessons, and students' activity shee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perceived mathematics as a tool for 

social justice in mathematics lessons, tried to find problem-solving methods based on 

mathematical analysis, and expressed their active social behaviors by cultivating the will 

of practice to solve life issues through mathematics.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tudents recognize many of the social 

problems in their societies as social justice regardless of their economic levels. Second, 

learning activities need to design in a way that students can accept the social problems 

as realistic situations in 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Third, students look at 

the world from a mathematical perspective, have interest in mathematics, and recognize 

the values of mathematics in 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Key words: teaching mathematics, social justice, interest, mathematical values

논문접수: 2015. 07. 15
논문심사: 2015. 08. 16
게재확정: 2015. 08. 22

4) banwonele@sen.go.kr

5) mpark29@snu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