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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부모의 수학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수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

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인식과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

교 수학교육 및 자녀 교육과 학부모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전국의 학부모

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초등학생 학부모 133명, 중·고등학생 학부모 411명에 따른 학부모의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설문 결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학부모가 수학 교과의 가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도 긍정적이고, 학부모의 수학 관련 교육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활동

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는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초등학생 학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학 교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은 미래 신기

술을 활용한 수업 및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전문가들이 향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로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수학교육의 확

대, 미래 수학학습을 위한 수학 학습 환경의 조성, 수학교육 관련하여 다양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최근 학부모들은 팬데믹(COVID-19 pandemic) 현상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체험하며, 학부모 역할과 자

녀 학습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급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은 학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적응에 대한 혼란을 겪음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교육 비중에 따른 부담

역시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시대 도래에 따른 학문적·문화적 패

러다임 전환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어떻게 자녀를 이끌어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는 현실

이다(Koskela et al., 2020).

학교 교육 환경 역시 과거보다 학부모 역할의 비중을 갈수록 키우고 학부모와의 협력적 체제로 변화하고 있

으며(Avvisati, Besbas, & Guyon, 2010; Koskela, Määttä, & Uusiautti, 2013), 수학교육 분야에서도 학부모 참여

에 관한 연구에서 학부모가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한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탁병

주, 2019), 수학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담론공동체의 참여자로서 학생과 수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을 공유함으

로써 수학 교실 문화를 함께 구성해나가는 수학교육의 참여 주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참여가

수학교육의 정의적 영역, 즉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태도나 수학 교과에 대한 자녀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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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가 된 사항이다(Frome & Eccles, 1998;

Gunderson, Ramirez & Levine, 2011).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권순범 외, 2017; 김세리 외, 2016; Anicama et al, 2018)은 학부모의 인식이 자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수학 교과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이 수행됐는데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가치가 자녀의 학업성취, 학업 자아 개

념, 학습 동기 등에 영향을 주며 수학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Wigfield et al., 2006; 임선아,

2012; 김마리아, 2013; 임해미, 2016).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됐으며, 수학교육에서의 교육과정, 교육 환경, 교수 매체 등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의 인식 현황을 분석, 보고하고 있다(예, 노선숙·김민경, 2001; 한선관·김수환, 2015; 오경희·한대동, 2009; 김선희·

이승미, 2017; Dickens & Cornell, 1993; Gunderson et al., 2012; 송미영 외, 2014).

본 연구는 학부모의 수학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수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는 기존 연구(권순범 외, 2017; 김세리 외, 2016; Anicama et al, 2018)의 시사점을 받아드려, 학부모의 수학교육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수학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자녀의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부

모 관련 설문 조사들을 시행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교과수업의 질, 수학 활동, 수학교육환경, 교수방법, 평가에

대한 항목들과 학부모들이 현 수학교육에 관한 현안 및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얼마나 만

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학부모 대상 설문 문항을 통해 첫째,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수학 교과와 수학학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는 자녀의 수학 교과와 수학학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

생과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전국의 학부모로서, 전국 단위로 단일 무선 표집으로 조사하였으나, 설문 응답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대표성을 띠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수학교육의 인식과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타당화된 문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함

의점을 도출하여 수학교육 현장 및 가정 내 학습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가 자녀의 교과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수학 교과의 가치 인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가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부모의 양육 태

도 및 가치는 자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임해미, 2016),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학생의 학업성취, 학업

자아 개념, 학습 동기 등에 영향을 준다(Wigfield et al., 2006; 임선아, 2012; 김마리아, 2013).

Aiken(1974)은 수학에 대한 태도를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대상이나 수학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Fennema & Sherman(1976)은 수학에 대한

태도를 수학에서의 성공에 대한 태도, 수학 학습자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태도,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 수학에

대한 불안, 수학에 대한 참여 동기, 수학의 유용성 등의 하위요소를 구분한 바 있다.

수학 교과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는 다수의 연구 결과(Dickens & Cornell, 1993; Gunderson et al., 2012; 송미영 외, 2014)와 가정의 경제 사회 문

화적 지위 또한 인지적,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임해미, 2016; 오경희·한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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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수학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성취에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Gunderson et al.(2012)

는 부모의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으며, Dickens 와

Cornell(1993)은 부모의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과 기대가 자녀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자아 개념을 수립하는 데 주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부모의 영향이 있으나 학생이 교과에 대한 내적 동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임해

미(2016)의 연구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가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권순범외, 2017; 김세리 외, 2016; Anicama et al, 2018)는 연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학부모

의 인식과 학부모 교육의 연관성에 따라 홍후조 외(2013)의 학부모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에서 언급된 해외의

학부모 교육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는 이미 부모교육으로서의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져 왔

다(양소남, 2008; 이영찬, 2009; 홍승아, 2011; 홍후조 외, 2013). 홍후조 외(2013)는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

르를 예로 들고 있다. 일본의 학부모 교육은 1960년대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정부와 학교, 가정이 함께

다양한 교육 현안들에 대해 소통과 연계를 강조해왔다. 일본의 학부모 교육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함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과 기업연계, 가정 교욱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교육 수

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부모교육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부모교육을 MCYS(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2012)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MCYS의 가족교육은 전 생애에 대한 가족 교

육을 유기적으로 제공하여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갖추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

로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양문화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예로 들고 있는데(홍후조 외, 2013), 미국의 부모교육은 1800년

전부터 사회적인 한 현상으로 시작되었으며(이영찬, 2009), 2000년대 이후 부모를 적극적인 교육 수혜자이며 개

발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부모교육은 단순 복지적 관점에서의 수혜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예, 가족-학교 파트너

십을 위한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 프로그램)(안창선, 1990). 또한 영국의

부모교육은 부모 지원 서비스가 국가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과

정을 중요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양소남, 2008; 홍승아, 2011). 영국의 학교 교육은 참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

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학습에 진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의 교육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후조 외, 2013).

이상의 여러 나라의 학부모 교육의 특징을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 학교, 가정이 소통하고 연

계하는 공통의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가

정에서 자녀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사회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정책과 기준 등

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위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부모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짐에 주목하며, 이를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바탕이 되는 학부모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수학교육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학부모의 수학교육에 대한 교육이 입시에 치중되기보다 다양한 사례로 접근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학부모의 인식조사 연구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노선숙·김민경, 2001; 오경희·한대동, 2009;

한선관·김수환, 2015; 김선희·이승미, 2017; Dickens & Cornell, 1993; Gunderson et al., 2012; 송미영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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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숙·김민경(2001)은 수학교육에서 교수매체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에 대하여 자녀 수학교육자료의

활용 정도와 수학교수학습에서 교사 및 학생이 인식하는 교육 기자재의 효과, 상관관계 등을 문항으로 제시하여

이들의 상관관계와 인식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선관·김수환(2015)은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

모의 인식을 연구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과 초등 소프트웨어 교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

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 정규교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

련 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선희·이승미(2017)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교육 실태 분석을 위하여 학생과 교

사, 그리고 학부모 설문(parent questionnaire)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투입 단계에서 초등학생들은 학습량에서

의 어려움이 있었고, 중학생은 내용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과정 단계에서는 초

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 교사들보다 교육과정 상의 교수·학습 방법을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출 단계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만족도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 평균은 두 학교급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Mcdill & Rigsby (1973)는 미래 대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미래사회에서 지향하는 교육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생애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열린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육의 주체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으로 인지하고,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Tagiuri, 1968; Knowles, 1984).

오경희·한대동(2009)은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과 열망을 연구하는데, 이들은 학부모들의 교육관과

역할관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역할관에 관한 부분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기대와

신념, 학교 교육에 대한 관여와 필요성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노선숙·김민경(2001)은 교육매체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

모형 탐색을 위한 현장 조사 연구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수학 교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활

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학 교과에서의 교수 매체 활용에 대하여 학부모 대상으로 교수 매체 활용도를 파악하

고, 그 효과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위 연구에 따르면 수학 공부를 수행하는 데

있어 수학 문제집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님의 조언도 다수 차지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노선숙·김민경(2001)은 초등학생일수록 공부하는 데 있어 학부모에게 많이 의지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부모의 인식은 아니지만, 가정의 수학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간·직접적인 경로로 자녀

의 수학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강상, 2012; 김마리아, 2013; 송미영 외, 2014; 구자옥 외, 2015; 임해

미, 2016)는 가정환경이 수학학습 및 성취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은 결국 부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팀은

위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수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수학에 대한 성공 경험 및 자신감, 수학의 유용

성 및 가치 인식, 불안, 흥미 등을 세부 내용에 포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학교급을 나누어 연구가 수행된

점,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을 비교한 점 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급 학부모와 중·고등학교급 학부

모의 설문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학부모의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여 수학교육에 대한 요구도 수렴 및 함의점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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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 절차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초기 구성영역과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내용은 8월 예비설문 결과를 반영하

여 수정 보완을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받았고, 이를 반영하여 예비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2차

례의 예비설문을 거쳤다. 이후 2018년 10월 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절 차 방법 및 내용 도출결과

선행 연구 고찰 →

·문헌 연구 수행/ 국내외 인식 및 현황 조사 관련

연구 검토

·18개 영역, 78개 요소 도출

·도출된 초기 구성영역 및 요소에 대하여 2차례의

수정 보완

5개 영역,

18개 요소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내용타당도
→

·6인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

예비설문 문항 개발

·78개 예비 문항에서 51개로 예비 문항 최종 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용타당도

예비설문

문항 도출

↓

예비설문 →
·예비 설문 및 분석 결과 반영 및 수정

·예비 설문을 시행하여 수정 보완

본 설문

문항 도출

본 설문 →

·본 설문 시행

·설문 결과 분석

·분석 결과 및 결론 도출

설문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그림 Ⅲ-1] 학부모 설문 조사를 위한 연구 절차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등·중등학생 학부모로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총 128명, 중등학생 학부모는

총 411명으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전국의 학부모를 대

상으로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23을 활용하였으며, 교차분석, t-test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부모 설문을 위한 표집은 자녀와 학부모 본인의 관계 및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를 통하지 않고, 각 시·도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온라인 설문을 수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특성

상 회수에 편향이 존재하며, 앞서 이를 고지한다. 또한 학생과의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기타 중 초등학

생 학부모는 어머니가 90.6%, 중등학생 학부모는 어머니가 88.8%로 나타나 어머니가 주로 자녀의 양육과 학습

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현장성을 반영하여 설문이 수행됨을 알린다. 본

연구의 지역별, 학교급 학부모별 세부 응답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3. 연구 방법 및 조사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개인 배경, 수학학

습을 위한 노력, 교내학습, 교내 외 생활, 과외학습, 사회 인식, 인간관계, 학교 운영 및 상담 활동, 부모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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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학교 적응, 학습 성취 수준, 특별활동, 재량 활동, 훈육방식, 교육관, 역할관 등의 문헌 연구 고찰을 통하여

초기 설문 영역 및 요소를 구성하였다. 이에 6인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총 78개의 예비 문항에서 51개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 영역은 1)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 2) 자녀 수학학습에 대한 인식, 3) 수학 및

수학학습에 대한 인식, 4) 만족도, 5) 개인배경 변인으로 도출하였다. 각 설문 영역에 따른 구성 요소는 다음<표

Ⅲ-2> 와 같다.

구분

초등 중등

응답자(응답현황) 응답자(응답현황)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 정보 전체 128 100.0 411 100.0

지역

서울특별시 5 3.9 97 23.6

부산광역시 32 25.0 57 13.9

대구광역시 2 1.6 3 0.7

인천광역시 14 10.9 58 14.1

광주광역시 1 0.8 7 1.7

대전광역시 1 0.8 3 0.7

울산광역시 2 1.6 - -

세종시 - - 6 1.5

경기도 15 11.7 17 4.1

강원도 54 42.2 1 0.2

충청도 2 1.6 56 13.6

전라도 - - 105 25.6

경상도 - - 1 0.2

응답자 정보 전체 128 100.0 411 100.0

학생과의 관계

아버지 10 7.8 44 10.7

어머니 116 90.6 365 88.8

조부모 1 0.8 2 0.5

기타 1 0.8 - -

응답자 정보 전체 128 100.0 411 100.0

자녀의 학년

초등 저학년/
중등 1-3년 53 41.4 289 70.3

초등 고학년/
고등 1-3년 75 58.6 122 29.7

<표 Ⅲ-1> 초·중등 학부모 설문 응답자 정보

설문 영역 설문 구성 요소 문항 유형

개인 배경 변인 자녀 이해 배경, 수학학습 상황, 수학 관련 사교육 상황 등 단일 선택형

자녀의 수학 및 수학학습 인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자녀의 수학 선호도, 자녀의 수학 자신감, 자녀의 수학 교과의
가치 인식, 자녀의 수학 관련 진로 선택 의사 유무

likert
5점 척도

학부모의 수학 및 수학학습 인식 학부모 학창시절의 수학 선호도, 학부모의 수학 교과의 가치
인식, 학부모의 수학 내용 및 진도 적절성 인식

likert
5점 척도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학활동 인식, 수학교육환경, 수학교수방법 및 평가, 수학교사
수업, 미래 수업에 대한 인식

단일선택형

수학 교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과수업의 질 만족도, 수학활동 만족도, 수학 교육 환경에 대
한 만족도, 교수 방법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방법에 대한 만족도

likert
5점 척도

<표 Ⅲ-2> 예비설문 문항 설문 영역 및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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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학생 학부모 설문

초등학생 학부모 예비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은 <표 Ⅲ-3>과 같다. 전국의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36건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예비설문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은 1.42~4.97로 나타났으

며, 표준편차는 0.5~2.657로 산출되었다. 개인배경을 제외한 문항의 총 신뢰도는 Cronbach-α값이 .807로 나타났

다. 설문의 신뢰도 검증 결과를 확인 후 다음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삭제 및 보완하여 최종 문항을 도출하였

다. 첫째, 전체 신뢰도 값보다 삭제하였을 때의 Cronbach-α 값이 큰 경우, 둘째,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가

0.3보다 적은 경우, 셋째, 질문의 유의미를 고려하여 문항의 삭제 혹은 보완을 제고하였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

후 다음의 최종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영역 Cronbach-α 문항 수
응답

표본 수
자녀의 수학 및 수학학습인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909 4 128

학부모의 수학 및 수학학습인식 .616 3 128

수학교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930 7 128

<표 Ⅲ-3> 초등학생 학부모 최종 설문 문항 타당화

나. 중·고등학생 학부모 설문

중·고등학생 학부모 예비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은 <표 Ⅲ-4>와 같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

로 총 32건의 설문을 시행하였다. 중·고등학생 학부모 예비설문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은 1.69~4.66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42~2.274로 산출되었다. 개인 배경을 제외한 문항의 총 신뢰도는 Cronbach-α 는 .798

로 나타났다. 위 예비설문의 신뢰도 검증 결과에 터하여 다음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삭제 및 보완하였다. 첫

째, 전체 신뢰도 값보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α 값이 큰 경우, 둘째,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가

0.3보다 적은 경우, 셋째, 질문의 유의미를 고려하여 문항의 삭제 혹은 보완을 제고하였다.

영역 Cronbach-α 문항 수 응답표본수

자녀의 수학 및 수학학습인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897 4 411

학부모의 수학 및 수학학습인식 .728 3 411

수학 교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910 5 411

<표 Ⅲ-4> 중·고등학생 학부모 최종 설문 문항 타당화

Ⅳ. 결과 분석

1. 개인 배경에 따른 현황

가.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가정 내 수학학습 환경

1) 자녀의 의견지지

가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얼마나 지지하는 분위기인가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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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거친 후 점수 평균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Ⅳ-1>와 같이 중·고등학

생 학부모가 초등학생 학부모보다 자녀의 의견에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N Mean
Std.

Deviation t p

95%
confidence

lower upper

자녀 의견
지지

초등 128 3.95 .756
-10.525 .000 -.923 -.632

중등 411 4.72 .637

<표 Ⅳ-1> 자녀의 의견 지지에 대한 결과 비교

2) 학교 수학 과제 충실도

자녀의 학교 수학 과제 충실도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

정을 거친 후 점수 평균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Ⅳ-2>과 같이 초등학생 학부모가 중·고등학생

학부모보다 학교 수학 과제에 더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N Mean Std.
Deviation

t p

95%
confidence

lower upper

학교 수학
과제 충실도

초등 128 4.21 .839

2.316 .021 .030 .372

중·고등 411 4.01 .919

<표 Ⅳ-2> 자녀의 학교 수학 과제 충실도에 대한 문항 결과 비교

3) 가정 내 하루 수학 공부 시간

자녀의 가정 내 하루 수학 공부 시간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하였다. 그 결

과 <표 Ⅳ-3>과 같이 가정 내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은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다만 가정에서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9.4%, 중·고등학생이 11.2%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수학학습을 하지 않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가정 내 분위기, 학부모의 수학 교과에 대

한 인식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거의 하지

않음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합계

하루 수학
공부 시간

초등학생 9.4 43.8 32.8 12.5 1.6 100

중·고등학생 11.2 16.5 33.6 26.8 11.9 100

<표 Ⅳ-3> 자녀의 수학 및 수학학습 인식 문항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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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사교육 현황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학 교과 사교육 유무와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

다. 사교육 현황 및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Ⅳ-4>에 따르면 수학 교과 사교육 비율은 초등학생이

52.3%, 중·고등학생이 70.8%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도 50%가 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항(%) 유 무 합계

사교육 유무
초등 52.3 47.7 100

중등 70.8 29.2 100

<표 Ⅳ-4> 자녀의 수학 및 수학학습 인식 문항 결과(%)

다음은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이다<표 Ⅳ-5>.

문항(%) 학교 수업
내용 보충

심화
학습

선행
학습

성적
향상

기타 합계

사교육을
하는 이유

초등학생 38.8 28.4 19.4 11.9 1.5 100

중·고등학생 19.9 24.7 14.4 40.2 0.7 100

<표 Ⅳ-5> 자녀의 수학 사교육 이유 결과 비교(%)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교 수업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학 교과의 심화된 학습을 위하여, 선행 학습을

위하여, 수학 교과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Ⅳ-5>와 같이 초등학

생의 경우 학교 수업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38.8%),

중·고등학생의 경우 수학 교과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40.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은 학교 수업 내용 보충과 심화학습을 위하여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

으로 나타나 학교 수학 수업 보충과 심화학습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의 수학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자녀의 수학학습에 대한 학교급별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거친 후

점수 평균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표 Ⅳ-6>). 그 결과 문항1 <나의 자녀는 수학을 좋아한다.>, 문항2 <나의

자녀는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문항3 <나의 자녀는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문항4 <나의

자녀는 수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의사가 있다.>에 대하여 문항2와 문항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t-검정 결과 초등학생 자녀가 중고등학생 자녀보다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1은 자녀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보통 혹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문

항4는 자녀가 수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의사가 보통(초등학생 32.8%, 중·고등학생 24.8%)이거나 그렇지 않

다(초등학생 39.7%, 중·고등학생 48.4%)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4의 경우 수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의사가 있지 않은 학생은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높았지만,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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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교급 N Mean
Std.

Deviation t p
95%

confidence

lower upper

문항1
초등학생 128 3.33 1.109

.866 .388 -.124 .318
중·고등학생 411 3.23 1.099

문항2
초등학생 128 3.46 1.049

2.206 .028 .025 .444
중·고등학생 411 3.23 1.057

문항3
초등학생 128 3.48 1.035

6.828 .000 .574 1.037
중·고등학생 411 2.68 1.203

문항4
초등학생 128 2.85 1.073

-.551 .582 -.279 .157
중·고등학생 411 2.91 1.151

<표 Ⅳ-6> 자녀의 수학 및 수학학습 인식 문항 결과 비교

3. 수학 및 수학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학 교과 및 수학학습에 대한 학교급별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거

친 후 점수 평균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표 Ⅳ-7>). 그 결과 문항5 <나는 학창 시절 수학을 좋아했다.>, 문

항6 <나는 현재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문항7 <나는 내 자녀가 배우는 수학 내용이 학년, 진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 모두 초등학생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학부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학교급 N Mean
Std.

Deviation t p
95%

confidence

lower upper

문항5
초등학생 128 2.98 1.177

-3.163 .002 -.602 -.140
중·고등학생 411 3.36 1.096

문항6
초등학생 128 3.66 .959

18.537 .000 1.637 2.026
중·고등학생 411 1.82 1.028

문항7
초등학생 128 3.29 .981

6.648 .000 .470 .867
중·고등학생 411 2.62 1.032

<표 Ⅳ-7> 학부모의 수학 및 수학학습 인식 문항 결과 비교

문항 5는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초등학생 학부모보다 학창 시절 수학을 좋아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항 6은 초등학생 학부모가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보다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문항 7은 초등학생 학부모가 중·고등학생 학부모보다 수학 내용이 더욱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학부모의 수학 유용성에 따른 자녀의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모두 학

부모가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Ⅳ-8>, <표 Ⅳ-9>).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부모 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학부모의 수학 교과 가치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가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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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녀는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나는 현재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df=16　

  
  
df=16　

<표 Ⅳ-8> 초등학생 학부모의 수학 유용성에 대한 자녀의 인식 차이 검증

　
나의 자녀는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자녀는 수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의사가 있다.

나는 현재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df=16　

 
  
df=16　

<표 Ⅳ-9>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수학 유용성에 대한 자녀의 인식 차이 검증

추가적으로 자녀의 학년에 따라 수학 내용이 학부모가 학창 시절에 배울 때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 학부모는 중학생 학부

모보다 자신이 수학을 배울 때보다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   ).

설문 응답자에 따라 현재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수학이 더 유용한 학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 또한 설문 응답자에 따라 현재 자녀가 배우는 수학학습 내

용의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가 배우는 수학학습 내용의 난이도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

4.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학교급별 학부모의 인식에 대하여 문항 8과 문항 11은 Likert 척도로, 나머지 문

항은 초등학생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문항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우선 문항 8 <수학 전용 교실의 필요

성>과 문항 11<자녀가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대하여 학교급별 학부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거친 후 점수 평균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초·중등

학부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0>).

문항 학교급 N Mean Std.
Deviation

t p

95%
confidence

lower upper

문항8
초등학생 128 3.99 .892

2.277 .023 .031 .416
중·고등학생 411 3.77 .991

문항11
초등학생 128 4.15 .785

21.433 .000 1.350 1.623
중·고등학생 411 2.66 .651

<표 Ⅳ-10>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문항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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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8 <수학 전용 교실의 필요성>은 초등학생 학부모(긍정 79.9%, 보통 14.0%, 부정 6.2%)가 중·고등학생

학부모(긍정 69.1%, 보통, 19.5, 부정 11.5%)보다 수학 전용 교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학 전용 교실

을 통해 강의식, 문제풀이식 수업만이 아닌 다양한 수업 유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음 문항 11

<자녀가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역시 초등 학부모가 중등 학부모보다 자녀가 학교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부모는 긍정적인 응답이 78.3%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이 비

교적 학교 수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항9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했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Ⅳ

-11>과 같다. 초등 학부모의 경우 55.1%, 중등 학부모의 경우 61.8%가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이 없었다고 응답

한 것으로 보아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56.6%가

학부모 교육이 있다면 참여했거나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학부모 교육의 요구도가 상당한 것

으로 해석된다.

문항9 들어
본적 없음

교육이 있다면
참여

교육이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음
1회 참여 2회 이상 참여 합계

초등학생 28.9 25.8 14.1 14.8 16.4 100

중·고등학생 38.4 23.4 16.5 13.9 7.8 100

<표 Ⅳ-11> 학부모 대상 교육 참여 응답 결과(%)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문항 10 <수학 수업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호하는가?> 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Ⅳ-12>).

문항10
매체 및
도구 활용

탐구
과제
학습

프로
젝트
학습

협동
학습

강의식 수업 기타 합계

중·고등학생
학부모

36.7 20 17 14.4 11 0.9 100

<표 Ⅳ-12>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선호하는 수업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

문항 12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미래 수학 수업을 위하여 학교에서 지원하기를 원하는 수업>에 대한 응답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Ⅳ-13>. 가상 및 증강현실(AR, VR)을 활용한 수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딩

작업을 통한 수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함을 반영한

것으로, 수학 수업에서 이들을 활용함으로서 자녀 세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시켜 주기를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항 12 코딩 활용 수업
빅데이터
활용 수업

사물인터넷
활용 수업

인공지능 활용
수업

AR, VR
활용
수업

합계

중등
학부모

21.4 20.2 11.7 7.5 27.7 88.5

<표 Ⅳ-13>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미래 수학 수업을 위한 요구도에 대한 응답 결과(%)

추가적으로 학창 시절 수학을 좋아했는지에 대한 선호하는 수학 수업 방법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창 시절 수학을 매우 좋아한 학부모들의 경우 탐구과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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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선호하였으나 그 외, 다른 응답을 한 학부모들은 매체 및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선호하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 또한 현재 수학이 매우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탐구과제학습 방법을 선호하였으며, 그 외 다른 응답을 한 학부모들은 위와 마찬가지로 매체 및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선호하였다. 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

또한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학창 시절 수학 교과 선호도와 자녀의 수학 관련 진로 진출 의사를 알아보기 위

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학창 시절 수학을 좋아했을 경우 자녀가 수

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5. 수학 교과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수학 교과 전반에 대한 학교급별 학부모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거친 후

점수 평균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4>과 같다.

문항 학교급 N Mean
Std.

Deviation t p
95%

confidence

lower upper

만족도1
초등학생 128 3.73 .839

-1.816 .071 -.327 .013
중·고등학생 411 3.88 .905

만족도2
초등학생 128 3.69 .858

.966 .335 -.095 .280
중·고등학생 411 3.60 .971

만족도3
초등학생 128 3.66 .881

-1.561 .119 -.823 .094
중·고등학생 411 4.03 2.595

만족도4
초등학생 128 3.69 .821

4.923 .000 .250 .584
중·고등학생 411 3.27 .890

만족도5
초등학생 128 3.51 .939

3.291 .001 .125 .497
중·고등학생 411 3.20 .912

<표 Ⅳ-14>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문항 결과 비교

만족도 1 <자녀의 수학교사의 수업준비에 만족한다.>, 만족도 2 <자녀의 수학 수업 전반에 대한 교사의 피드

백 수준에 만족한다.>, 만족도 3 <자녀의 수학 관련 체험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의 경우 두 그룹 모두 통계적

으로 유효하지 않아 집단 간의 차이 없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 4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학 수업 환경에 만족한다.> 와 만족도 5 <자녀의 수학 교과에서 실시되는 평가 방법에 대해 만족한

다.> 에 대한 응답은 초등학생 학부모가 중·고등학생 학부모보다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

5의 수학 교과에서 실시되는 평가 방법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가 중·고등학생 학부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

교과 학습 성취도가 낮아짐에 따라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편향(bias)이 존재하므로 해

석에 유의를 요한다.

다음은 초등학생 학부모의 응답자에 따른 수학 수업 방법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차이를 검증하였

다. 응답자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기타로 분류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포가 대부분이었다. 검증 결과 아

버지들은 어머니 및 조부모보다 자녀의 수학 수업 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의 수학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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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준비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Ⅴ. 결론 및 제언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인식과 가정에서 형성되는 학업에 대한 분위기 등이 자녀의 학업적 인식과 행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Frome & Eccles, 1998; Gunderson, Ramirez & Levine, 2011; Anicama et al,

2018). 또한 이와 연관 선상에서 부모의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인식 역시 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예, Dickens & Cornell, 1993; Gunderson et al., 2012; 송미영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수학 교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수학교육 및 자녀 교육과 학부모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수학학습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 대상은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초등학생 학부모 133명, 중·고등학생 학부모 411명

이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학부모가 수학 교과의 가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

의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일수록 학부모의 수학 관련 교육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학 교과의 유용

성에 대한 가치는 아버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수학 수업 방법에 대한 만족도도 아버

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 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45.1%)가 초등학생 학부모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56.6%)에

비해 다소 낮았다. 수학 교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긍정적인 답변이 최고 37%, 최저

24%로 평균 32.5%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긍정적인 답변의 평균 55.0%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미래 수학학습을 위하여 학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상 및 증강

현실을 활용한 수학 수업(27.7%), 코딩 활동을 통한 수업(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20.2%)이 1, 2, 3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및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함양하기 위

한 수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의 수학 교과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의 수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고 있었

으며, 학부모의 수학 교과의 가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 참여 경험이 자녀의 수학 교사의 수업 준비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환경 및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자녀의 수학 교사의 피드백 수준 만족도, 수학 관련 체험

활동에 대한 만족도, 학교의 수학 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수학 교과 평가 방법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수학학습 인식 및 미래 수학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의 개발과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부모들은 수학 교과의 유

용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수학 수업에 원하는 방식과 미래 수학학습에 더욱 지원할 부분

들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 또한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의 수학 교과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수학 분야의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가 교육에 관심을 높이는 만큼 수학 관련

교육에 직접 참여하면서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가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의 제언을 둔다.

먼저, 학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부모가 참여하는 수학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설

문 분석 결과 대다수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에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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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일수록, 자녀 또한 수학이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비례 분포를 보였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

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학 관련 진로 선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순범 외(2017), 김세리 외(2016),

Anicama et al.(2018)등이 밝힌 바와 같이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가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부모교육 및 학부모 교육이 이루

어져 왔다. 미국에서는 1800년 이전부터,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으로 활용되었다. 미국의

가족-학교 파트너십을 위한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 프로그램이 그 예이

다(안창선, 1990). 일본은 1960년대 이전 제한적인 학부모 교육이 있었으나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그 의미

가 강조되었다(홍후조 외, 2013). 영국의 학부모 교육은 학교 교육의 참여를 강조하며 학교와의 의사소통 및 정

보 교환을 통한 자녀의 학습 지원 및 학교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양소남, 2008; 홍승아, 2011).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제1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수

학’으로 그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여기서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이란 교사와 학생,

그 이상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탁병주, 2019), 모두를 위한 수학(mathematics for all)(UNESCO, 1984)의 논

의와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두를 위한 수학의 견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족수학(UNESCO, 1984,

p64)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수학을 일컫는 것으로써 수학교육의 담론에 학

부모가 포함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 미래 수학학습을 위한 수학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미래 수학학습을 위하여 학교

에서 더욱 지원되어야 하는 것을 설문한 결과는 가상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학 수업이 가장 높아, 미래사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인식이 결코 적잖음을 알 수 있다. 코딩 작업을 통한 수업 요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지원 역시 인공지능 등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픈 학부모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연관성이 있

는 수학 전용 교실에 대한 요구는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모두 나타났다(초등학생 학부모 약 80%, 중·고등학생

학부모 약 70%). 그러나 수학전용 교실에 대한 필요도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학부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으며,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보다 활동 학습 중심의 수학적 접근이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중·고등

학생 학부모의 경우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을 위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학교급에 따라

필요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수학교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래 수학교육은 학부모들의 답변과 최근의 팬데믹 현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삶에 어느새 속속들이 들어

와 녹아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학생들의 수학교육 방법도

단편적인 학생과 학교의 과제가 아닌, 학생, 가정, 학교가 하나의 수학 문화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수

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발판 중 하나로 수행되었으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의 개별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

는 필수 불가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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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contents related to par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ntended to deduce implications for mathematics education in 
schools, child education, and parent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the more positively the parents 
perceived the value of the mathematics learning, the more positively the child perceived, and the higher the parent's 
participation rate in mathematics-related education was. In terms of percep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t 
showed that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was lower for the par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an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lso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parents have perceived the necessity of teaching and 
mathematics education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or data analysis skills. It was also found that the par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experience in education had an effect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ir 
children's math teacher's class preparedness. Parents perceived positively to how pragmatic mathematics curriculum can 
be and provided answers to what they wish in specific mathematics classes in learning methods and future mathematics 
learning. As this is for educational experts to consider much in-depth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diverse parents’ education related to mathematics including the expansion of mathematics education with parents’ 
participation, the creation of a mathematics learning environment for future mathematic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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