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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인터넷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전 세계가 활발한 상호 교류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변

화의 결과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의 교육도 국제교육 즉, 글로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학교육의 측면에서도 우리

나라의 인재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현실화하는 방안의 하나인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이하 IBDP로 표기)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중요한 부분인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IBDP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 중 수학 상급과정

(Mathematics Higher Level: 이하 HL로 표기)단계를 선택하였으며 각 교과서에서 다루는 대수영역에 관한 내용의

범위 및 깊이, 문제의 수준 그리고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문제의 유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분석하여 단원별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전 세계가 활발한 상호 교류를 하게 되었

으며 이러한 사회 변화의 결과 세계화와 정보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화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고 삶의 터전을 전 세계로 확대해 가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 8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

화 방안’을 수립하여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E-learning 세계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국내대

학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권난주 외, 2012). 따라서 국제수준의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나아가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수학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미래 사

회에서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하는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수학적

과정을 통해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길러진 역량은 개인의 전문적 능력을 증진시키

며 창의·인성 중심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토대가 된다(교육과학 기술

부, 2011).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 우

선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로 표기) 교육과정과 같은 국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세계의 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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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동향을 알아보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09 개

정 교육과정 또한 그 기본 취지를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에 두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세계화 시대

에 필수적인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IBDP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대수는 수학과 함께 시작이 되었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학습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역에 해당한다. 학교에서 학습하

게 되는 대수는 문자의 도입으로 부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일련의 조작과 함께 구조의 학습을 위한 기초를 학

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은 대수 학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양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줄 알고, 문제를 형식화 하거나 일반화 하는 능력과 문제를 구조적 관

점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수 학습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문자와 식은 수학적 의

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추상화의 단계에서 개념을 조작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2011, 김

남희 외).

한편 대수는 그 자체가 학문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학의 다른 분야인 해석학, 기하학 등의 기초적인

구실을 한다. 즉, 학교 수학에서 대수를 학습하는 것은 대수 자체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의 여러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학습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데 있어 대수 영역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나라와 IBDP HL 교과서의 대수 영역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

다.

Ⅱ.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과정

1. IBDP의 구성과 특징

IB 교육과정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로 표기함)가 해외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Lodewijk, 2008). IB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볼 수 있는 IBDP를 시작으로 1994년에 중학교(Middle

Yearrs Programme)과 1997년에 초등학교(Primary Years Programmar)단계의 교육과정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1970년에 첫 IB 디플로마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후 세계 많은 국제학교들이 이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

고 IB 교육과정은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Barry, 2004) 현재 IB인증을 받은 학교는 전 세계 145개국 3669

여개로 증가하였다(정혜준, 2013)

IBDP 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프로그램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

학수학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학 입학에 있어 세계 어느 지역

에서 공부하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IB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6개 분야의 필

수 선택과목과 핵심과정에 대한 이수가 필요하며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엄격한

평가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핵심과정은 통합교육 과정인 지식이론(TOK, Theory of Knowledge)과 소논문(EE,

Extended Essay) 그리고 특별활동과 봉사활동(CAS, Creativity, Action, Service)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식이론과

소논문은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에세이의 형식으로 평가된다. 필수 선택과목은 6개 과목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과목은 반드시 상위 레벨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표준 레벨을 선택해야 한다. 상위 레벨의 과목은 2년 동

안 집중적인 학습이 요구되고 최소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표준 레벨은 상위 레벨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덜

요구되고 최소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IB 디플로마 시험은 대부분이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약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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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평가에는 수행평가 형식인 교내평가(Internal Assessment)와 최종 시험인 외부

평가(External Assessment)로 나누어진다(강익수, 2009). <표Ⅱ-1>은 IBDP 과목군에 관한 설명이다.

그룹 과목군 필수 항목

▶그룹1: 언어A1, 학생의 모국어

▶그룹2: 제2외국어 A2, B, ab initio로 세 가지의

레벨이 제공

▶그룹3: 사회과학, 비즈니스, 경제학, 지리학, 역사.

정보과학, 철학, 심리학, 인류학, 종교학

▶그룹4: 자연과학, 화학, 생물, 물리, 환경과학, 디

자인 기술

▶그룹5: 수학, Mathematics Studies 표준과정

(Standard Level), Mathematics 상급과정(Higher

Level)과 Further Mathematics 심화과정(Higher

Level)

▶그룹6: 예술음악, 연극, 미술, 촬영, 무용

(그룹 6의 과정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1-5그

룹군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Theory of Knowledge(TOK): 철학, 도덕, 논술

등을 포함하여 10가지 주어진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2013년 이수자부터는 6가지 주제 중

택1) 10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고, 1200-1600 단

어의 에세이 및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Extended Essay(EE):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4000단어 미만의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각자 좋

아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Creativity, Action & Service(CAS):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Creativity

50시간, 물리적 운동을 하는 Action 50시간, 그

리고 봉사활동인 Service 50시간을 2년에 거쳐

수행해야 한다.

<표Ⅱ-1> IBDP 과목군

2. IBDP의 수학과 교육과정

IBDP에서 수학 과목은 그룹5 과정에 해당하며 학습 목표는 먼저 수학학습을 통해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며 창

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인내심과 참을성을 기르게 하며 추상화하고 일반화

하는 힘을 키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수

학의 국제적인 차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수립을 위하여 수학을 수학학업 표준과정(Mathematical Studies

Standard Level), 수학 표준과정(Mathematics Standard Level), 수학 상급과정(Mathematics Higher Level), 수학

심화과정(Further Mathematics Higher Level)의 네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수학 수준

에 대한 부분은 수학교사 및 상담 교사와 학생이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성취할 수 있는 수학과정과 수학과목에

대한 능력,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의 관점에서 미래 학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IBO,

2012, 장기영, 2013).

수학학업 표준과정은 디플로마 이후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가장 기

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지도하고 수학적 이해와 논리를 장려하기 위한 단계이다. 대학에서 영어, 역사, 지리, 언

어, 법, 정치, 국제 관계학 등을 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학 표준과정은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수학적 개

념을 필요로 하는 학과인 화학, 경제학 또는 심리학이나 경영학 등과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수학 상급과정은 깊

이 있는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고 수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정

이다. 수학, 물리학, 엔지니어링, 경제 등과 같이 향후 전공에 수학에 대한 원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학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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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주제

이수

시간

수학학업

표준과정

(Mathemat i ca l

Studies

Standard

Level)

Topic 1. 수와 대수 (Number and algebra)

150

Topic 2. 기술 통계학 ( Descriptive and statistics)

Topic 3. 논리학, 집합과 확률 (Logic, sets and probability)

Topic 4. 통계적 응용 (Statistical applications)

Topic 5. 기하학과 삼각비 (Geometry and trigonometry)

Topic 6. 수학적 모델 (Mathematical models)

Topic 7. 미분학 입문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calculus)

수학

표준과정

(Mathematics

Stand

Level)

Topic 1. 대수 (Algebra)

150

Topic 2. 함수와 방정식 (Functions and Equations)

Topic 3. 삼각함수와 삼각법(Circular functions and trigonometry)

Topic 4. 벡터 (Vector)

Topic 5. 통계와 확률 (Statistics and probability)

Topic 6. 미분과 적분 (Calculus)

수학적 탐구: 지필 작업을 통한 수학 분야의 연구를 포함함

수학

상급과정

(Mathematics

Higher

Level)

Topic 1. 대수 (Algebra) 30

Topic 2. 함수와 방정식 (Functions and Equations) 22

Topic 3. 삼각함수와 삼각법

(Circular functions and trigonometry)
22

Topic 4. 벡터 (Vector) 24

Topic 5. 통계와 확률 (Statistics and probability) 36

Topic 6. 미분과 적분 (Calculus) 48

선택 주제
Topic 7. 통계와 확률 (Statistics and probability)
Topic 8. 집합, 관계와 군 (Set, relations and groups)
Topic 9. 미분과 적분 (Calculus)
Topic 10.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48

수학적 탐구: 심화 수학에서 내부평가는 수학적 탐구이며 수학에 관하여
연구한 후 지필로 수행함 10

수학 심화과정

(Further

Mathematics

Higher

Level)

Topic 1. 유클리드 기하학

240

Topic 2. 통계와 확률

Topic 3. 집합, 관계와 군

Topic 4. 수열과 미분 방정식

Topic 5. 이산 수학
위의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통 맥락의 형식에 대한 증명, 모순과 귀납
법에 의해 대치되는 증명이 있으며, 선택 주제는 없음

<표 Ⅱ-2>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수학 교육과정의 핵심주제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알맞은 과정이다. 수학 심화과정은 수학 상급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수학

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학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과 더불어 학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잘 알고

응용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의 도전에 흥미를 느끼며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수학 수준 최상위

단계이다. 4가지 단계에 해당하는 IBDP의 수학 교육과정의 핵심주제는 <표 Ⅱ-2>과 같다(IBO, 2012, 장기영,

2013).



2009 개정 수학교육과정과 IBDP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 비교 연구 : 고등학교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395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과 국제 공인 교육과정인 IBDP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로써 두 교육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내용을 다루는 깊이와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 등을 분석하여 교육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중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등

학교 과정 중 수학Ⅰ과 수학Ⅱ 부분의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비교 대상으로, IBDP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대수 영역과 비슷한 주제 및 내용을 다루고 있는 HL과정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인정교과서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었고 각 교과서

의 단원명이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3종을 선택

하였고 대수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와 그 구성을 비교하였다.2)

본 연구를 위해 IBDP HL 교과서와 개념 설명과 내용 구성이 비슷한 ㈜ 해법 천재교과서에서 발행된 수학Ⅰ

(이준열 외, 2014), 수학Ⅱ(류희찬 외, 2014)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수학Ⅰ과 수학Ⅱ는 공통과정이

지만 IBDP의 HL은 우리나라 학제에서 자연계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BDP 중 우리나라 공통수학

과 비슷한 과정을 찾기 위해 HL의 아래 단계인 수학 학업 표준과정(Mathematical Studies Standard Level)과

수학 표준과정(Mathematical Standard Level: 이하 SL로 표기)을 확인하였으나 이 단계에서는 대수 영역에 관하

여 간단하게 다루고 주로 통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대수 영역의 주제들을 거의 포함

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IBDP의 HL 과정이 다루는 주제나 학습내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과정과 가장 비슷

하였으며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HL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IBDP의 수

학과 교육과정은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미래에 선택할 진로와의 관련성에 따라 한 과정을 선택

하여 학습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다루는 주제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공통과정이며 인정 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과정을 학습하는 반면 IBDP

수업은 정해진 규범이 없이 매우 자유롭게 수업이 진행되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

라와 IBDP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습목표, 형식적 체제, 내용 체제 등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Ⅳ. 연구 결과

1. 대수영역의 학습내용 요소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수영역은 수학Ⅰ의 1단원 다항식과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수학Ⅱ의 3단원

수열과 4단원 지수와 로그에 해당한다. 수학Ⅰ의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 포함되는 소단원인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서 함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대수영역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IBDP 교육과정에서 대수영

역은 지수와 로그, 다항식, 대수적 구조(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내용 포함), 수열과 합, 복소수, 수학적

2) 3종 교과서는 이준열 외(2014) 고등학교 수학Ⅰ, 류희찬 외(2014) 고등학교 수학Ⅱ, 김원경 외(2014) 고등학교 수학Ⅰ,Ⅱ, 황

선옥 외(2014) 고등학교 수학Ⅰ,Ⅱ로, 다항식 단원은 소단원의 제목을 표기하는데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방정식과 부등

식, 수열, 지수와 로그 단원은 소단원이 거의 비슷하다. 3종 교과서 모두 대단원에 관해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원과 동

일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3종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의 양이나 그 범위, 예제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

다, 또한 교과서 3종의 내용, 단원의 구성과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아

교과서 3종 중 1종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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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Ⅰ

Ⅰ. 다항식

1, 다항식의 연산
0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02.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2.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01. 항등식

02. 나머지 정리

03. 인수분해

Ⅱ. 방정식과 부등식

1.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01. 복소수

02. 이차방정식과 판별식

03.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01.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

02. 이차함수와 최대 최소

3. 여러 가지 방정식
01.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

02. 연립방정식

4. 여러 가지 부등식
01. 부등식의 성질

02.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

수학Ⅱ

Ⅲ. 수열

1.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01. 수열의 뜻

02. 등차수열

03. 등비수열

2. 수열의 합
01. 합의 기호

02. 여러 가지 수열의 합

3. 수학적 귀납법
01. 수열의 귀납적 정의

02. 수학적 귀납법

Ⅳ. 지수와 로그

1. 지수
0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02.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

2. 로그
01. 로그의 뜻과 성질

02. 상용로그

<표 Ⅳ-1>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연구대상 교과서에서 대수영역 단원의 내용구성

귀납법에 해당한다. 두 과정의 대수영역에서 각각의 대단원과 그에 따른 소단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 Ⅳ-1>

와 <표 Ⅳ-2>으로 정리하였다.

2. 대수영역 단원 구성 체제 비교

우리나라와 IBDP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인 형식은 비슷하였지만 단원의 구성 요

소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수학을 학습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

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수학의 가치 이해 및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

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쉽고 재미있는 실생활 내용이나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소재를 구성하여 학생 스스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무

리 학습에서 주변의 다양한 현상을 수학과 연결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 수학적 추론, 의사소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활동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알아보기, 직접 해보기, 확인하기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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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Contents

 대수함수

와 방 정 식

2. 지수와 로그

2A. 지수법칙

2B. 지수함수

2C. e의 값

2D. 로그의 소개

2E. 로그의 법칙

2F. 로그의 그래프

2G. 지수방정식의 풀이

3. 다항식

3A. 다항식의 연산

3B. 나머지와 인수정리

3C. 다항함수의 그래프

3D. 근의 공식와 판별식

4. 대수적 구조

4A.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4B.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4C. 그래프의 형태

4D. 방정식 풀이를 위한 그래픽 계산기 이용

4E. 치환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4F. 연립 일차 방정식

4G. 부등식의 풀이

4H. 항등식

7. 수열과 급수

7A. 일반적인 수열

7B. 일반적인 급수와 시그마 기호

7C. 등차수열

7D. 등차수열의 합

7E. 등비수열

7F. 등비수열의 합

7G. 유한등비 수열

7H. 혼합형 문제

 대수 15. 복소수

15A. 의 정의
15B. 기하학적 이해

15C. 켤레복소수의 성질

15D. 복소수의 해를 포함한 정방정식

15E. 정방정식의 해의 합과 곱

15F. 극형식의 연산

15G. 일반지수법칙

15H. 복소수의 해

15I. 삼각비를 유도하기 위한 복소수의 사용

 대수 25. 수학적 귀납법

25A.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25B. 귀납법과 급수

25C. 귀납법과 수열

<표 Ⅳ-2> IBDP 교육과정의 연구대상 교과서에서 대수영역 단원의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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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 귀납법과 미분

25E. 귀납법과 나눗셈

25F. 귀납법과 부등식

과서의 구성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볼 수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학업 성취도는 높은 반면에 자아 효

능감이나 흥미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 또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

리나라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맞게 학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와 활동

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알맞은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며 교사들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수업 진도를 나가

기에도 바쁘며 이와 같은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알맞은 계획을

세워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

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IBDP 교과서의 경우는 중단원과 대단원의 구분이 없으며 각 단원이 새로 학습할 수학적 개념이나 내용에 초

점을 맞추고, 수학적 지식의 학습 이외에 수학적 활동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각 단원은 개념에 관하여 소

개하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예제와 다양한 문제가 포함된 연습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IBDP 교과서

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 단원이 다소 간단하며 수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

는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디자인과 편집에 있어서도 간결하고 깔끔하며 시각적인 삽화나

읽을 자료 등은 거의 없다. IBDP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HL의 경우 20%의 내부평가와 80%의 외부평가

즉 파이널 테스트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IBDP 교

과서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수학적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시험에 관련된 문제의 유형을 단계별로 제

시해 주고 있으며 시험에 관한 힌트나 주의점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IBDP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학습목표에 맞게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HL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과정의 특성

상 교과서가 다소 딱딱하고 어렵더라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어려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같은 유형의 난이도가 낮은 보조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두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한 내용을 <표 Ⅳ-3>으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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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BDP

단원 구성

체제 비교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수학적 사고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과서에 다양한 자

료 제시

·수학의 가치 이해 및 수학에 대한 긍정

적 태도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여러 가지

활동 소개

·본문 학습 과정에서 쉽고 재미있는 실생

활 내용을 수록하여 학생들 스스로 수학

적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

·마무리 학습에서 주변의 다양한 현상을

수학과 연결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력, 수학적 추론, 의사소통 문제를 제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교과서의 구성은 학생들이 수

학에 대한 자신감 가질 수 있고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활동에 비중

을 두고 있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도록 교

과서를 구성하고 있음

·중단원과 대단원의 구분이 없으며

각 단원마다 그 단원에서 학습할 수학

적 개념이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수학적 지식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학적 활동 등은 포함하고 있

지 않음

·단원이 다소 간단하며 수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음

·교과서의 디자인과 편집에 있어서도 간

단하고 깔끔하며 시각적인 삽화나 읽을

자료 등이 거의 없음

·실제 IB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에 관계된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제시해 주고 있음

· IBDP HL의 학습목표에 맞게 잘 구성되

어 있음

문제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나가기에도 바쁨

·현재 학교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러한 활동을 모두 활용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시간이 부족함

·교과서가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대안

·이와 같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

경의 조성이 필요함

·알맞게 계획을 세워 시간을 적절하게 이

용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

함

·교과서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비슷한 유형의 난이도가 낮은 보조문제

를 부록으로 제시해 주면 더욱 실용적

일 것으로 보임

<표 Ⅳ-3> 우리나라 교과서와 IBDP 교과서에서 대수 영역에 대한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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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BDP

1. 다항식의 연산

0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

다.

3A. Working with polynomials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정의를 배운다.

·다항식의 연산을 배운다.

02.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

2.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01. 항등식

·항등식의 의미를 이해한다.

4H. Working with identities

(항등식의 연산)

·항등식에 관한 연산과 증명하는 방법을

배운다.

02.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3B. Remainder and factor theorems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고 나머지를 찾는

방법을 배운다.

03. 인수분해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4A. Solving equations by factorising

(인수분해에 의한 방정식의 풀이)

<표 Ⅳ-4> 우리나라와 IBDP 교과서의 다항식 단원에 대한 내용요소와 학습목표 비교

3. 대수 영역의 단원 별 내용 비교

(1) 다항식

우리나라와 IBDP교과서의 다항식 단원에 대한 내용의 구성요소와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

약하면 <표 Ⅳ-4>과 같다.

1)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내용을 비교했을 때, 두 과정이 다루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를 해

결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 IBDP보다 다양하다. 이는 여러 가지 풀이법에 관하여 생각함으로써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IBDP 교과서는 다항식의 기본적인 연산이 선수학습이므로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히 곱셈 공식과 같은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항식의 연산 단원을 학습하는데 기본 성질인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에 관하여 설명하고 곱셈에 관한 이론은 증명을 통해 일반화된 공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러한 공식을 이용하는 반면 IBDP 교과서에서는 공식을 다루지 않고 전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새로운 단원을 학습할 때, 선수학습이 되어 있더라도 단원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

는 반면에 IBDP 교과서는 선수학습은 생략하고 예제에서 사차 이상의 고차식을 다루고 있으며 지수와 로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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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유리식까지 확장된 문제를 바로 제시하고 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한 내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라는 식을 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에 관한 식을

   와 같이 나머지가 존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IBDP 교과서에서는 나눗셈에 관한 식

을
     

     의 예시처럼 나머지가 0인 경우에 국한시켜 분수꼴로 나타내

고 있다. IBDP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Finding the remaining factor(남은 인수 찾기)’라고 표현하며 남은 인수

를 찾는 방법이 식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나누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립제법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몫과 나머지를 간편하

게 구하고 있지만 IBDP의 경우 조립제법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었다. [그림 Ⅳ-1]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

는 식에 관한 나눗셈과 조립제법에 대한 개념 설명이다.

[그림 Ⅳ-1] 우리나라 교과서의 조립제법에 관한 설명(이준열 외, 2014)

2)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경우 학습하는 내용 및 범위,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기본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

서도 차이가 없었다. 단지 IBDP에서는 나머지 정리의 개념에 관한 문제만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차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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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까지 확장함으로써 응용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수정리는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과 문제의 수준이 양쪽 모두 거의 비슷하였으며 삼차 및 사차식에 관한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필

요한 경우 두 과정 모두 인수정리를 이용하였다. 단지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반면

IBDP 과정에서는 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인수분해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IBDP는 계수 비교법 한 가지만을 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수 비교법뿐만 아니라 직접 나누는

방법이나 조립제법 등 공식과 방법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차이점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분해

공식과 그에 따른 변형식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인

수분해를 하고 있지만 IBDP는 인수분해 단원을 선수학습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개념에 관한 설명은 없고 방정식

의 풀이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

가 있는데 IBDP 교과서의 경우 「  ln       의 방정식을 풀어라」까지 확장하고 있다.
3) 다항식에서의 논의

우리나라는 다항식의 학습과정에서 기본적인 전개식이나 인수분해 공식과 항등식의 개념 등을 중학교 과정에

서 학습하게 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높은 차수에 대한 다항식의 덧셈과 뺄

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의 기본연산을 다루고 다음으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를 학습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IBDP 교과서에는 다항식의 기본 공식들은 생략하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에 관한 개념만 다루

며 식 또한 사차 이상의 고차식이고 지수와 로그 그리고 유리식까지 확장된 문제를 바로 제시함으로써 난이도

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습하게 되는 다항식은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IBDP의 HL과 학습내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거의

비슷하였으나 다루어지는 문제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항식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양을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방정식과 부등식

우리나라와 IBDP 교과서에서의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요소와 학습목표를 간단하게 요약하

면 <표 Ⅳ-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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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BDP

1.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01. 복소수

·복소수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

하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15A. Definition and basic arithmetic of (

의 정의와 연산)

·음수의 제곱근인 복소수의 개념을 배운다.

·복소수의 연산을 배운다.

15C. Properties of complex conjugate(복소

수의 성질)

·정방정식을 풀 때 켤레 복소수의 유용성

에 관하여 배운다.

15D. Complex solutions to polynomial

equations(다항 방정식의 복소수 해)

·복소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02.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이차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이

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3D. The quadratic formula and the

discriminant(근의 공식과 판별식)

·이차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

을 배운다.

03.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차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를 이해한다.

15E. Sum and products of roots of

polynomials(다항식의 해의 합과 곱)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 방정식의 모든 해

의 곱과 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다.

2.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01.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

해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02.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방정식

01.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4A. Solving equations by factorizing (인수

분해에 의한 방정식의 해)

4B. Solving equations by substitution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표준화된 대

수적인 몇 가지 방법을 배운다.

<표 Ⅳ-5> 우리나라와 IBDP 교과서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 대한 내용요소와 학습목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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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과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일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4E. Solving simultaneous

equations by substitution

(치환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해)

4F. Systems of linear equations

(일차 연립 방정식)

·삼원 일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 하는

방법을 배운다.

4. 여러 가지 부

등식

01.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4G. Solving inequalities(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대 수적인

방법과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을 배운다.

02.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

·이차함수와 이차부등식의 관계를 이

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

을 풀 수 있다.

1)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IBDP 교과서에서 복소수는 4단원 전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

라는 복소수의 정의와 간단한 사칙연산, 복소수의 상등, 켤레 복소수의 내용을 다루지만 IBDP에서는 이를 포함

한 내용과 함께 복소평면, 복소수의 극형식, 드 므아브르의 정리,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 교과서의 복소수 내용에 해당하는 단원인 15A.의 정의 및 연산, 15C.켤레 복소수의 성질,

15D.방정식의 복소수의 해 단원에 초점을 맞춰 비교 하였다. 먼저 두 과정 모두 를 도입하는 방법이나 개념 설

명은 같았고,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관한 내용과 문제의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우리나라의 경

우는 복소수의 해를 갖는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방정식 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IBDP 교과서는 복소수 단원에

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복소수의 상등은 우리나라와 IBDP 교육과정 모두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이나 설명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제시하는 예제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개념을 학습한 후 좌우를

비교하여 간단하게 답을 구하도록 한다. 반면에 IBDP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벗어나 대신  를 대입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IBDP 교과서가 풀이과정 중

에서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더욱 요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켤레복소수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두 과정이 같았지만 표기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에 대한 켤레복소수를 로 IBDP는 로 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IBDP 교과서에서는 복소수

의 절대값에 관하여 개념 및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절대값 부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림 Ⅳ-2]은 IBDP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켤레복소수에 대한 정의 및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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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IBDP교과서(Paul Fannon et al.,2012)와우리나라교과서(이준열외, 2014)에서켤레복소수의정의및예제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두 과정 모두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판별식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판별식을 다루기 전에 먼저 실근과 허근의 뜻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서   의 부호에 따라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다. IBDP는

판별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근을 판별한 뒤 그래프의 형태와 판별한 근이 서로 일치하는지 보고

있다. IBDP 교과서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한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이용해서 근의 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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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연역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통해 식

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IBDP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념을 설명

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루는 내용의 범위나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에 있어서는 두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IBDP 교과서에서는 차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한 식을 제시해 주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일반화된 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는 IBDP 교

과서에서 차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이다.

[그림Ⅳ-3] IBDP 교과서에서 차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Paul Fannon et

al.,2012)

2)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에 관한 단원을 방정식과 부등식에 포함시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은 함수에 관한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원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수학의 영역들이 단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단원들을 학습하는 것은 수학을 깊이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단원에

서 설명하고 있는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기 위해 판별식을 이용하는 내용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이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나라는 이차방정식의 풀이를 중학교에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수학Ⅰ에서는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와의 관

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그러나 고차방정식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접하게 되므로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삼차와 사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해를 구하기 위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

하거나 인수정리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IBDP 교과서에서는 다항식뿐만 아니라 지수와 로그 방정식 및 무리

방정식까지 다루고 있으며 방정식의 형태나 종류 보다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를 들어 IBDP교과서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치환에 의한 방정식의 풀이 또는 그래픽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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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라는 제목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삼차 방정식, 사차 방정식과 같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지수를 소거하여 해

를 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반면에 IBDP 교과서에서는 먼저 그래프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

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미지수가 3개긴 일차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 다루는 연립방정식 단원은 해를 구하는 문제부터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관한 문제까지

확장되어 있고, IBDP 교과서에서 제시한 문제는 계수와 상수를 미지수로 두는 내용까지 다룬다. [그림 Ⅳ-4]는

IBDP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의 연립방정식에 관한 예제이다.

[그림 Ⅳ-4] IBDP 교과서(Paul Fannon et al, 2012)와

우리나라 교과서(이준열 외, 2014)의 연립방정식에 관한 예제

4) 여러 가지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을 학습하는데 두 교육과정 모두 부등식의 기본 개념과 연산 및 성질 등에 관하여 선

수학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의 부등식 단원에서는

부등식에 관한 기초 개념을 복습한 후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과 이차부등식 및 연립이차부등식을 다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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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반해 IBDP 교과서에서 부등식 단원인 4G.부등식의 풀이는 기본 개념의 복습 없이 삼차부등식이나

지수부등식을 다루며 그래프와 연산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고 있다. IBDP 과정에서 부등식에 관한 내용은 이론

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등식의 단원뿐만 아니라 고차식의 그래프나 지수그래프에도 익숙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IBDP의 HL에서 학습하는 부등식의 내용의 양이나 깊이에 있어 우리나라 자연계열 학생들이 다루는 수준

그 이상을 학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차와 사차 함수에 관한 내용을 미분 단원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삼차

와 사차부등식 또한 미적분Ⅰ과 미적분Ⅱ 에서 다루며 수학Ⅰ에서는 이차부등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나

라에서는 이차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판별식의 부호 즉,

   ,    ,    각각의 경우에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보여준 뒤 이를 표로 정리하

여 제시하고 있다.

5)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논의

함수에 관한 개념과 그래프의 개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학습하

여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과정에서 일차함수와 이차함수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수학Ⅰ에서 다루게 되는 방정식과 부등식 역시 이차방정식과 이차부등식까지이다.

전반적으로 두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IBDP 교육과정의 경우는 함수와 방정식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뿐만 아니라 그래프 또는 그래픽 계산기 등 다양

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에서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 또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등 대수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해를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

프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경우도 다루고 있지만 이는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응용문제를 제

시해 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여 문제에 적용시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방정식과 부등식의 첫 번째 소단원은 복소수 단원이며 복소수의 개념과 연산, 상등, 켤레

복소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IBDP 교과서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처

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한 후, 극좌표 형태인    cos    sin    과 복소평면, 드므
아브르 정리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IBDP HL 학습지도서에 의하면 이는 HL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물리나 엔지니어링 및 테크놀로지와 같은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

용은 전공 수업을 받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수열

우리나라 교과서와 IBDP HL교과서의 수열 단원에 대한 내용의 구성요소와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

단하게 요약하면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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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BDP

1.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01. 수열의 뜻

·수열의 뜻을 안다.

7A. General sequences(일반적인 수열)

·수학적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02.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

을 구할 수 있다.

7C. Arithmetic sequences(등차수열)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상수를 갖는 수열에 관하

여 배운다.

7D. Arithmetic series(등차수열의 합)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상수를 갖는 수열의 유한

합에 관하여 배운다.

03.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

을 구할 수 있다.

7E. Geometric sequences(등비수열)

·항들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상수인 수열에 관하여 배

운다.

7F. Geometric series(등비수열의 합)

·항들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상수를 갖는 수열의 유한

합에 관하여 배운다.

7G. Infinite geometric series(무한등비수열의 합)

·항들 사이에 비율이 일정한 상수를 갖는 수열의 무한

합에 관하여 배운다.

2.수열의

합

01. 합의 기호 
·시그마의 뜻을 알고 그 성질

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7B. General series and sigma notation

(일반 수열과 시그마 기호)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배운다.

02.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

다.

3.수학적

귀납법

01.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

다.

25C. Induction and sequences(귀납법과 수열)

·귀납법을 수열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02.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

한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명

제를 증명할 수 있다.

25A. The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수학적 귀

납법의 원리)

·무한대 수열의 패턴을 증명하기 위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25B. Induction and series(귀납법과 급수)

·귀납법을 급수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25. Induction and inequalities(귀납법과 부등식)

·귀납법을 부등식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표 Ⅳ-6> 우리나라와 IBDP 교과서에서 수열 단원에 대한 내용요소와 학습목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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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우리나라는 규칙을 가진 수들의 나열을 통해 수열, 항, 일반항과 같은 개념들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IBDP 교과서에서는 숫자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방법과 연역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열에 관한 개

념 설명을 하고 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첫째항부터 다음 항으로 가는 과정을 보

여주며 일반항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IBDP는 예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일반항을 정의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열의 개념을 학습할 때, 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공식을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수학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좀 더 쉽게 공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나라는 등차중항에 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 반면 IBDP 교과서에서는 등차중항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는데 이

는 등차중항이 수열의 정의를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직접 유도

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Ⅳ-5]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유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5] IBDP 교과서(Paul Fannon et al.,2012)와 우리나라 교과서(류희찬 외, 2014)에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우리나라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 연역적으로 식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공식을 유도하고 있는데, IBDP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공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증명은 첨부된 CD-ROM에서 제시 하고 있다. 두 과정에서 다

루는 등차수열의 합에 관한 내용 요소의 측면이나 응용문제의 유형 및 난이도 등은 거의 비슷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 을 이용하여 울 구하는 예시 문제를 제시하

고 있다. 일반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을 구하는 과정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합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하도

록 하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IBDP 교과서에서는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를 수열에서 다루지 않고 25B.귀납법과 합에서 다루고 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문제에서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로그를 학습하기 전에 수열을 배우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로그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IBDP 교과서의 경우는 지수

와 로그를 다루고 난 뒤 수열을 학습하므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이과정에 로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

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지수와 로그를 학습한 뒤 등비수열을 학습할 경우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6]은 우리나라 교과서와 IBDP 교과서에서 등비수열에 관한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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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우리나라 교과서(류희찬 외, 2014)와 IBDP 교과서에서 등비수열

예제(Paul Fannon et al.,2012)

 
실생활 응용문제로 원리합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우리나라는 단원의 마지막에 등비수열의 활용문제로 제

시하고 있으며 개념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예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증명해봄으로써 적립금 문제

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IBDP교과서에서는 이에 관계된 문제들을 7H. Mixed question의 단원에

포함시켜 자주 출제되는 시험 유형으로 명시하며 복리법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7H 단원에서는 풀이가

있는 예제 문제는 제시하지 않고 개념에 대한 설명 뒤에 바로 연습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실생활 응용문제로 복리나 정기적금 원리합계 등의 내용을 다루

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IBDP 교과서에는 다양한 소재

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실생활 문제는 수학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HL 학습지도서에 따르면 등비수열의 실생활 문제는 물리의 7.2단원과 13.2단원에서 다루는 반감

기나 핵물리에 관한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IBDP 교과서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수학과 다른 학문의 관계에 관하여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BDP 교과서는 수열의 마지막 단원인 7H에서 수열을 다루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Ⅳ-7]은 IBDP와 우리나라

교과서의 원리합계에 관한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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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IBDP 교과서(Paul Fannon et al.,2012)와 우리나라 교과서(류희찬 외, 2014)에서 원리합계의 예

2) 수열의 합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수열의 합에 관한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의 뜻과 성질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문제로 시그마를 합으로 고치거나 합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들을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문제를 다루

고 있다. 두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단원에서 합의 기호인 를 이용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인






 




  




의 공식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또는 예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증명을 하도록 유

도하여 공식 암기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분수꼴로 된 수열의 합을

부분분수를 이용하여 구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부분분수를 이용하여 분수를 변형하는 문제는 무한급수나

적분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앞으로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이에 비해 IBDP교과서에서는 의 표기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나라 과정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모두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Ⅳ-8]은 IBDP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시그마에 관한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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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IBDP 교과서(Paul Fannon et al.,2012)와 우리나라 교과서(류희찬 외, 2014)에서 시그마 예제

3) 수학적 귀납법

우리나라는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단원을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 단원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단원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IBDP 교과서에서는 수학

적 귀납법에 관한 단원을 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며, 귀납법과 미분

이나 귀납법과 나머지 같은 단원처럼 난이도가 높은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또한 IBDP HL 학습 지도서에서 따

르면 수학과 과학에서의 귀납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IBDP 교과서

의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내용 중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대응되는 단원에 초점을 맞춰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인 25C.귀납법, 25A.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와 25B. 귀납법과 급수 및 25F.

귀납법과 부등식 단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예를 통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항을 구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시되고 실

생활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BDP

교과서는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찾는 문제 보다 수열의 관계식과 그에 따른 일반항을 함께 제시해 주며

그에 따른 일반항이 옳은지 증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에 수학

적 귀납법을 적용시켜 푸는 경우는 없으며 수학적 귀납법은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보이기

위해 증명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두 번째 소단원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명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이다. IBDP 교과서에

서는 첫 번째 단원에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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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체적인 예가 두 나라 모두 같은 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개념을 소개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같은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학습한 뒤 바로 예제를 통해 명제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IBDP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의 개념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예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두 번째 단원인 25B.귀납법과 급수 단원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문

제를 다루고 있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자체가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며 이와 같은 연역적 증명은 학생

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4) 수열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수학Ⅰ의 3단원에 해당하는 수열은 IBDP 교과서에서 7.수열과 합이며 두 과정 모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관한 일반항과 합의 공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첫 번째 단원에

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수열의 합에 관하여 다루고, 특히  기호의 정의와 활용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단원에 수학적 귀납법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수열의 귀

납적 정의를 통해 기본적인 수열 이외에 여러 가지 수열을 다루며 마지막에 간접 증명법 중의 하나인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IBDP교과서는 첫 번째 소단원에서 수열과 급수에 관한 개념과 용어에 관한 정

의 및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열 및 그 합과 시그마의 기호에 관한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 등차

와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각각 하나의 소단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무한 등비급수까지 수열의 단원으로 포

함하고, 더 나아가 수렴과 발산까지 확장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극한에 관한 개념이나 기호를 다루지는 않는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무한수열과 그 합에 관한 내용을 수열에서 다루었으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Ⅰ에서 유한수열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 무한수열에 관한 내용은 미적분Ⅰ

에 포함시키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원리합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등비수열의 합에 관계

된 내용과 함께 실생활 응용문제로 원리합계와 단리법 및 복리법을 제시하고 있고, IBDP 교과서에서는 마지막

단원에 원리합계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수학적 귀납법의 경우 우리나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은 수열을 귀납

적으로 정의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단원은 수학적 귀납법의 정의를 설명하고 등식이나 부등식에

관계된 문제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BDP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학적 귀납법은

처음에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다음 단원에서 귀납법과 수열 및 합과의 관계, 귀납법과 미분의 관계

및 나눗셈과 미분의 관계까지 다루고 있다. 마지막 단원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

를 다루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수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나 그 범위가 비슷하지만 IBDP과정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지수와 로그

다음은 지수와 로그에 관한 내용요소 및 학습목표를 우리나라 과정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표Ⅳ-7>로 요약하

여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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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BDP

1. 지수

0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02.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

·지수가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음

을 이해한다.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

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2A. Laws of exponents(지수 법칙)

·지수를 다루기 위해 몇 가지 법칙을 배운다.

2. 로그

01. 로그의 뜻과 성질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2D. Introducing logarithms(로그의 소개)

2E. Laws of logarithms(로그 법칙)

·로그 법칙을 배운다.
02. 상용로그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다.

<표 Ⅳ-7> 우리나라와 IBDP 교과서에서 지수와 로그 단원에 대한 내용요소 및 학습목표 비교

1) 지수

우리나라 교과서의 지수부분은 크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리고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에 관한 두 단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은 IBDP교과서의 2A.지수법칙 단원에 초점을 맞춰 비교 하였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단원의 지수에 관한 설명에서 거듭제곱으로부터 지수의 개념을 유도하며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했던 지수

법칙을 다시 살펴본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거듭제곱근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다. 간단하게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개념에 관한 설명을 하였

을 때,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을 만족하는 를 찾기 위해 함수

  의 그래프와   의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IBDP 교과서는 거듭제곱으로부터 지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거듭제곱근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지수법칙도 대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에 관한 설명에 있어

서 우리나라는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지수가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 하고 있다.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은             

  



,

 ÷     와 같은 기본적인 지수법칙이며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수의 형태를 양의

정수부터 0과 음의 정수,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확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소단원에서 거듭제곱의 정의를 이용하여 일반화된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두 번째 단원에서 지수의 형

태가 확장된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지수법칙이 모두 성립함을 증명을 통해 보여주고 그에 따른 예제를 제

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수의 형태를 정수에서 유리수 그리고 실수로 확장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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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DP 교과서의 경우는 지수법칙에 관한 식을 다룰 때, 연역적인 증명 없이 예제를 제시해 주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지수법칙을 유도하고 있다. IBDP 교과서는 구체적 예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한 후 문제에 적용하는 과

정을 통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Ⅳ-9]은 IBDP 교과서의 지수법칙에 관한 정의

및 성질에 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예제이다.

[그림 Ⅳ-9] IBDP 교과서의 지수 법칙과 예제(Paul Fannon et al.,2012)

2) 로그

우리나라의 경우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지수의 개념인    식으로 부터 로그의 개념을 설명

하지만 IBDP는 밑이 10인 지수를 이용하여 로그의 정의를 유도하고 있다. 로그 단원은 학생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생소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정의에 접근하였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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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IBDP 교과서의 경우는 밑을 10으로 갖고 있는 경우와 밑을 로 갖고 있는 로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응용문제는 다루지 않으며 연습문제는 로그의 개념을 이용하여 풀어야 하는 기본적인 유형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Ⅳ-10]은 IBDP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로그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그림 Ⅳ-10] IBDP 교과서(Paul Fannon et al.,2012)와 우리나라 교과서(류희찬 외, 2014)에서 로그의 정의

로그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우리나라는 몇 가지 공식에 관한 증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증명을 다루어주지 않는 공식은 문제를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각 공식들이 적용되는 예제를 주고 이를 이용해

공식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BDP의 경우는 로그의 성질에 관한 증명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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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CD-ROM에 증명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로그 성질을 설명

하면서 동시에 로그방정식까지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로그 방정식까지 다

루는 것은 학생들의 높은 수학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시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로그의 개

념이나 공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교재 구성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두 번째 소단원에서 상용로그에 관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IBDP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상용로그의

정의와 표기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용로그 단원에서의 학습목표가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용로그에 대한 정의와 그 표기법을 설명하고 상용로그의 활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실생활 관련문제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지수와 로그에 관한 논의

지수에서 거듭제곱근에 관한 내용이나 지수를 유리수와 실수로 확장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 우리나라

는 일반화된 식을 먼저 도입하고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개념을 익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IBDP 교과서에서는 예

를 통해 개념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한 후 일반화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IBDP 교과서에서는 지수와 로그

단원의 도입부에서 내용을 소개하는데 실생활 문제 즉, 과학과 관계된 예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 지수와 로그에 관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수와 로그 단원이 다른 학문과의 연관성

이 많은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학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수학을 학습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수학에 흥미를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 도입부에서 실생활 응용문제로 지수와 로그의 정의에 접근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산이나 계산 법칙에 더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IBDP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수와 로그에 관한 양은 상당한데 상용로그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용어 정의만 하고 있다. 또한 상용로그의 수학적 의미나 성질 등에 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BDP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수와 로그의 함수,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내용은 미적분

Ⅱ에서 학습하게 된다.

지수 로그에 관한 단원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IBDP에서 다루는 지수와 로그의 내용이 양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으며 내용의 난이도 또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계열 학생들이 학습하는 미

적분Ⅱ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지수와 로그에 대한 구성을 보면 IBDP에서 다루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난이

도 측면에서 비슷하다.

IBDP HL의 학습 지도서에 의하면 지수와 로그에 관한 내용은 화학 18.1, 18.2 단원에 관계되어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학문과의 연계된 사실을 명시해 주는 것은 수학이 실제로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데 유용

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수학을 학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국제 공인 인증과정인 IBDP 수학과

교육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와 IBDP HL 교과서의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수학의 정의적 영역을 고려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학습 자

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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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양의 학습 자료 및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자료와

활동들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의도했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2009 개정안에서 수업의 양을 20% 감축하

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목은 학습해야 하는 양이 상당하며 학습하는 내용의 난이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와 탐구 활동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

업시간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IBDP 교과서의 경우는 우

리나라에 비해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많으며 문제의 수준 또한 높아서 교과서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

다. 하지만 IBDP 교육과정의 특성상 HL을 선택한 학생들은 수학적 능력이나 수준이 높고 수학에 높은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교과서가 교육목표에 부합하게 구성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교과서가 어렵다고 생각하

는 학생들을 위해 비슷한 유형의 다소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보충 문제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단원명을 사용하고 있

으며 IBDP 교육과정에서는 대수, 방정식, 함수 등과 같은 제목으로 사용하여 내용체계를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

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항등식,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복소수, 연립방정식,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지수와 로그에 관한 내용은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복소평면, 극좌표 등의

내용은 IBDP에서만 소개하고 있다. 물론 고급수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일반 학생들이 고급수학을 이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복소평면이나 극좌표를 접하기는 쉽지 않으므

로 우리나라 대수영역에서 이를 다룬다고 볼 수는 없다. 공통적으로 다루는 단원들의 경우 정의를 도입하는 방

식이나 성질에 관한 설명 등은 같았지만 각 단원의 개념 설명 후 제시하는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IBDP가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 수학Ⅰ과 수학Ⅱ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통 교육과정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HL과 동일한 주제와 학습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

들이 대수영역에서 학습하는 양이 상당히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나라 교과서는 연역적인 증명을 모든 단원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단원에서 학습할 개념 및 성질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IBDP 교과서는 연역적 증명

법을 거의 다루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주로 직관적이며 귀납적인 방법을 이용하

고 있다. 단, 증명 과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증명을 포함하고 있는 CD-ROM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

라 교과서에서 개념에 관한 설명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데 이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다소 수준

이 높은 설명이 될 수 있다. 특히, 수학 부진 학생들은 기초가 부족하므로 추상적인 기호를 이용하여 일반화 하

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연역적인 방법만을 사용하고 공식을 정당화 할

경우 학생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풀이과정을 기억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식을 정당화 할 필요가 있다. IBDP 교과서에서는 개념 설명은 직관적이고 구체적

으로 보여주므로 학생들의 사고 수준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념 설명은

다소 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제시되는 문제의 수준은 높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IBDP HL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대수영역 내용의 범위 및 깊이, 문제의 수준 그리고 개

념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문제의 유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대수영역에서 학습하는 양을 좀

더 줄이고 직관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학습한다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이 수학

을 학습하는데 흥미와 성취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후에는



양 현 주ㆍ좌 준 수ㆍ최 승 현420

IBDP의 대수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며, 또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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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ed rapidly and the internet became more popular, also, the world became interactive 
with one another and the word ‘Global’ became popular and built a new paradigm. As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e ideal criteria for the competent student changed. Consequently, the attention for the globalized education increased. 
From the points of view of mathematical education, it became a important task to be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talented students. For theses reas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BDP and its 
textbook, which is an international official curriculum and one of the actualizing method for internalization Korean high 
school curriculum and text book, specifically, focusing on algebra part.

 Especially, Korean curriculum textbooks and the Mathematical Higher Level textbooks of IBDP was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depth and range of the content, standard level of the question, methods being used to explain 
the concept, type of questions as well as teaching – learning method were analyzed and in each chapter of the algebra 
we give meaningful result and propose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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