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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멘토

로 참여하는 청소년 또래멘토링은 청소년 사회참여의 수단이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또래멘토링 활동이 멘토와 멘

티에게 미치는 효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청소년 또래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토 8명과 멘티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토는 책임감 향상과 성취감 경험, 정서

적 친밀감, 진로와 학습에 도움 제공,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가 등의 효과를, 멘티는 정서적 안

정, 산만함과 공격성 감소, 집중력과 배려심 증가, 학습태도 향상, 역할모델, 대인관계 향상 등의 효

과를 보였다.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멘토와 멘티의 욕구에 기초한 결연과 재결연 

시스템, 멘토의 관계형성기술, 멘토의 성실성, 멘토링에 대한 멘토의 기대, 멘티교육,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개입,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및 활동 장소 등이 분석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또래

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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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학교나 지

역사회복지기관에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명인사들의 멘토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소년멘토링도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멘토가 되는 청소년멘토링은 또래멘토링(peer mentoring) 또는 

교차연령또래멘토링(cross-age peer mentoring)이라고도 하는데(Karcher, 2007), 청소

년 사회참여의 수단이자 현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으로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 또래멘토링은 청소년들이 멘토 역할을 통해 어린 동생들

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멘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멘토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김경준, 오해섭, 김지연, 정

익중, 정소연, 2010; Karcher, 2005a).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멘토링의 효과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

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멘토링의 효

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Cavell, DuBois, Karcher, Keller & 

Rhodes, 2009).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멘토링 수행기관이 대부분 평가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주로 멘토와 멘티가 작성한 활동일지에 대한 검토가 많고, 멘토와 

멘티의 만족도 조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멘토링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멘토링의 효과는 멘토와 멘티의 특성, 결연, 멘토링 활동내용, 멘토 훈련, 멘

토링 기간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DuBois, Portillo, Rhodes, Silverthorn & 

Valentin, 2011; Karcher, 2005a; Karcher, 2007; Karcher, Davidson, Rhodes & 

Herrera, 2010). 즉, 멘토와 멘티의 선정, 교육, 결연, 프로그램 운영 등 멘토링의 전 

과정이 멘토링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더 나아가 멘토링 과정 속에서 멘

토와 멘티의 경험, 특히, 어떠한 요인들이 멘토링 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경우에는 성인 멘토가 참여하는 멘토링에 비해서 그 효과성이 많이 밝혀져 있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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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속적인 검증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멘토링 활동은 멘토와 멘티가 관계를 형성한 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멘토링

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1년 이상 오랜 시간 멘토링을 수행했을 경우에 나타난다

(Allen, Eby & Lentz, 2006; Ensher & Murphy, 1997; Lankau, Riordan & Thomas, 

2005). 또한, 멘토링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avell et al., 2009), 멘토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의 멘토링 활

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멘토와 멘티의 경험 속에 나타난 주제들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멘토

링의 효과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멘티에게 미치는 효과만을 분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멘토에게 미치는 효과와 멘티에게 미치는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멘토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1년이상 

멘토링을 지속한 팀과 중도탈락한 팀의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확인함

으로써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특

히 또래멘토링이 청소년 멘토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

소년 또래멘토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개념과 의의

청소년멘토링은 가정으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인기로의 성공

적인 이행을 위해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활동으로 대부분 성인이 멘토가 되고 청소년

이 멘티가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멘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상급생 청소년이 하급생 청소년을, 혹은 동급생 청소년 간

에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학습이나 정서 또는 사회적 발달을 도와주게 된다(Garringer 

& MacRa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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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간의 멘토링은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간에 이루어지는 교차연령 또래멘토링과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간에 이루어지는 또래멘토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교차연령 

또래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간에 일정한 연령 차이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같은 연

령대의 청소년 간에 이루어지는 또래멘토링은 또래 상담(peer counseling), 또래튜터

링(peer tutoring), 또래중재(peer mediating) 또는 또래조력(peer helping)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Karcher, 2005a).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장점으로는 청소년 멘토와 청소년 멘티 모두에게 성장과 학습

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으며, 멘토 모집이 용이하여 성인 멘토를 모집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연령 차이가 많지 않은 멘토와 멘티는 쉽게 관계형성을 

할 수 있으며, 멘토는 멘티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잘 알지 못하는 성인과의 멘토링활동을 불편해하는 멘티와 그 부모에게 보다 친근한 

방법일 수 있다(Garringer & MacRae, 2008).      

2.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

청소년멘토링의 효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삶

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학업 성취(educational achievement), 건강과 안

전(health and safety), 사회정서적 발달(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의 세 가지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ekielek, Moore, Hair & Scarupa, 2002). 

청소년들의 학업적 성취는 위기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많은 청

소년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멘토링을 통한 학업성취 

영역은 학교출석률 향상, 성적 향상, 진학률 향상, 학교에 대한 태도 개선과 학교생활 

적응 등이 논의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출석률이 

높아지고 학업능력이 향상되며(Rhodes, Grossman & Resch, 2000; Tierney, Grossman 

& Resch, 1995), 고위험 청소년을 포함한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학업

성적의 향상, 학교규범 준수, 학교생활 흥미 향상, 학교생활 적응 향상 등의 결과를 가

져왔다(김순규, 이재경, 2007; 박현선, 2000; 최경일, 2008). 한편, 청소년이 멘토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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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멘토링 활동은 성인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링보다 아동들의 학교에 대한 연

계 효과가 컸다(Karcher, 2005b, 2006). 

청소년멘토링의 청소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은 주로 약물사용, 비행행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김경준, 오해섭, 정익중, 2011; Jekielek et al., 2002; Slicker & Palmer, 

1993; Tierney et al., 1995). 즉,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은 약물사용이나 음주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취약집단 청소년들에게서 멘토링 효과가 크다. 성별

로 볼 때 여자보다는 남자 아동의 일탈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 아동에게서 효과가 있었다(김경준 외, 2011).  

청소년멘토링의 사회정서적 영향은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와 사회적 관계의 증진, 

그리고 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다. 먼저 사회적 영향으로는 멘토링을 통해서 학교, 미

래, 웃어른, 남을 돕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이나 친구와의 정서적 관계가 회복된다. 실직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고, 또래 및 가족관계 등 대인관계를 

향상시켰다(박현선, 2000; 최경일, 2008; Tierney et al., 1995). 또한 멘토링 활동을 

통한 멘토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이나 친구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자아존중감과 자기유능감을 향상시켰다(박현선, 2000; Rhodes et 

al., 2000).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효과측정은 주로 멘티 청소년에게 맞춰져 있다. 하지만 청소

년멘토링의 효과는 멘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멘토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멘토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멘티보다도 멘토에게서 그 효과가 더

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의 향

상(김경준 외, 2011; 박현선, 2000),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의 향상(박현선, 2000), 

미래에 대한 확신과 진로목표의 설정(김경준 외, 2010; Jackson, 2002), 지역사회 문

제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책임감, 참여의식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2000, 2010; Hansen, 2005; Karch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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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멘토와 멘티의 특성

멘토링의 효과성은 멘티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관계에 기초한 개입이기 때문에 이전의 다른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경험

이 프로그램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성인과의 이전 관

계에서 해를 입었거나 불만족했을 경우에는 멘토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DuBois et al., 2011). 특히, 폭력, 시설보호, 트라우마, 실패, 거절 등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에 멘토링 관계에서 실패할 위험성이 많다(Britner, Balcazar, Blechman, 

Blinn- Pike & Larose, 2006). 

멘토의 멘토링 경험도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준다. 멘토링 경험이 보다 많은 멘토들

은 경험이 적은 멘토들에 비해서 심리사회적 멘토링(psychosocial mentoring)과 진로관

련 멘토링(career-related mentoring)에 효과적이었다(Allen & Eby, 2004). 

이 외에 멘토의 멘티에 대한 태도도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관심과 공감 수준이 높은 10대 멘토들의 경우에 보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

여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10대 멘토들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학습적으로, 행동적으

로 위기에 처해 있는 멘티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Karcher & Lindwall, 

2003; Karcher et al., 2010에서 재인용). 또한 멘티에게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멘토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멘토들에 비해서 보다 멘

토링 관계에 정서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Karcher et al., 2010).  

2) 멘토링 기간과 관계의 질

멘토와 멘티가 함께 보낸 시간(Allen et al., 2006; Ensher & Murphy, 1997; 

Fagenson, 1992; Fagenson, 1994; Lankau et al., 2005),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Bennetts, 2002; Geiger-DuMond & Boyle, 1995), 상호간의 개방, 경험과 생각을 공

유한 정도(Wanberg, Welsh & Kammeyer-Mueller, 2007), 목표를 확인하고 명확히 하

는 능력(Schlee, 2000) 등은 멘토링의 성공적인 관계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D'Abate & Eddy, 2008). 멘토와 멘티의 만남은 단순히 시간의 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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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정규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DuBois & 

Neville, 1997; Slicker & Palmer, 1993). 멘토와 멘티간의 대화 부족, 서로 다른 기대, 

신뢰 부족, 멘토와 멘티의 부적절한 활동 참여 수준, 수행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멘

토링 관계를 종결하는 것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Hamilton & Hamilton, 

1992; Hodges, 2009).

특히, 멘토링 관계의 질(quality of the mentoring relationship)은 멘토링 효과에 영

향을 주었다. 멘토의 존재 유무도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주지만 멘토링 관계의 질이 

높은 경우에 낮은 질의 멘토링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알코올문제와 우울 등

의 문제를 줄인다. 또한 멘토의 유형과 관계의 질도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성인멘토를 가진 멘티의 경우에는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나, 또래 멘토를 가진 

멘티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Whitney, Hendricker & Offutt, 2011).    

3) 프로그램의 특성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와 멘토의 모집과 선발, 교육, 멘토와 멘티의 결연, 

멘토링 관계의 지원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들 각 과정은 멘토링 관계 및 효과와 

밀접히 관련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적은 편이

다. 멘토와 멘티의 결연, 멘토링 활동, 훈련 등에서의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멘토와 멘티의 결연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멘토링에서 양립성, 유사성, 관심

과 가치관, 발달 욕구 등이 결연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멘토와 멘티의 

유사성, 관계의 편안함이 멘토링 관계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Allen 

et al., 2005; Ensher & Murphy, 1997; D'Abate & Eddy, 2008에서 재인용). 

특히, 멘토와 멘티의 성별은 멘티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멘토링에 있어서 중요

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성별 교차 결연은 유사성과 역할모델

의 제한으로 동성 결연에 비해서 멘토링 효과가 낮았다(Koberg, Boss & Goodman, 

1998; Ragins & McFarlin, 1990; Thomas, 1990).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 교차 

결연과 동성 결연 간에 차이가 없어서(Ragins & Cotton, 1999), 성별 구성에 따른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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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링 효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Allen & Eby, 2004). 

한편, 멘토와 멘티의 결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은 멘토와 멘

티간에 보다 질 높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nsher 

& Murphy, 1997; Herrera, Sipe & McClanahan, 2000; Madia & Lutz, 2004). 멘토와 

멘티의 정기적인 접촉과 집단활동의 수행은 멘토링 활동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다. 최

소한 1주일에 한번씩 멘토와 만남을 하는 집단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멘토링에서 효과를 얻었다. 또한 멘토링 초기 3달 내에 이루어지는 잦은 집단활동도 

효과성과 관련이 있었다(Chan & Ho, 2008). DuBois와 Neville(1997)과 DuBois, 

Holloway, Valentin and Cooper(2002)의 메타분석에서도 멘토링 결과에 기간이나 길

이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접촉빈도가 멘토링 기간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였다(Karcher, 2005b).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멘토링 활동이 멘토와 멘티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멘토링

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를 실시한 이유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멘토와 멘티가 

다양하게 경험하는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연구 질문은 ‘멘토링 참여를 통한 멘토와 멘티의 경험은 무엇이며,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멘토링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과 부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지속과 종결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요인은 무엇인

가?’, ‘멘토링 활동 이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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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신청한 6개 기관의 멘토 105명과 멘티 105명

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다.2) 본 연구의 참여자는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에 소속된 멘토와 멘티 중 기관실무자의 추천을 받은 멘토 8명과 멘티 8명이다. 청소

년 또래멘토링의 특성상 멘토는 중․고․대학생이며, 멘티는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이다. 중학생 멘티는 멘토링활동을 시작한 2011년 2월에는 초등학생이었으나 심층면

접이 진행된 2012년 5월 현재 중학생이 된 경우이다. 각 기관에 소속된 멘토와 멘티

는 멘토링활동을 통해 학습지도, 정서지원,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기관 실무자에게 멘토링 활동을 1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멘

토와 멘티 및 계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멘토와 멘티의 추천을 의

뢰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멘토 5명과 멘티 4명, 1년간 지

속하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종결하게 된 멘토 3명과 멘티 3명, 중간에 종결되었다가 4

개월 전 재결연된 멘티 1명을 각 기관 실무자로부터 추천받았다. 4개월 전 재결연된 

멘티의 경우에는 당초 성공사례로 추천을 받았으나 심층면담 과정에서 중간에 멘토가 

교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멘토와 멘티의 지역을 살펴보면, 성공사례로 추천을 받은 

2)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참여를 활

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

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사업은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아동을 멘티로 하고, 중․고․대학생을 멘토로 하는 형태로, 도

시와 농어촌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중․고․대학생 등 3개 교급별 멘토를 운영하는 

총 6가지 운영모델에 따른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 기관은 주로 청

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분야 기관이며, 각 기관에서는 지역 내에서 멘

토와 멘티 40명 내외를 선발․운영하여(인원수는 지역별 차이 있음) 전국적으로 약 210명의 아

동․청소년이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의 운영은 전담인력으로 코디네이터 배치, 1년 이상의 멘토링 기간, 멘토 

교육자료의 사용 등을 기본 공통사항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참가자 욕구

와 지역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학업, 진로, 문화, 체육활동 등). 2011년

도에 6개 시범사업 기관의 담당자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멘토와 멘티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하여 활용하였고, 분기별로 시범사업 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운

영 과정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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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중 3명은 서울 지역이고, 2명은 경기도 이천 지역의 기관에서 활동 중인 멘토이

고, 실패사례 멘토 중 1명은 서울 지역이고, 1명은 경기도 성남 지역의 기관에서 활

동 중인 멘토였다. 멘티의 지역별 분포도 멘토와 동일하다. 

표 1

개별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특성 : 멘토 

구 분 성별 학년 결연된 멘티 현황 지속 / 중도종결

멘토 1 여 대4 중2 / 남 지속

멘토 2 여 대2 초3 / 여 지속

멘토 3 여 고2 중1 / 여 지속

멘토 4 여 고2 초4 / 여 지속

멘토 5 여 고1 초4 / 여 지속

멘토 6 남 고1 초4 / 남 6개월 진행 후 중도종결

멘토 7 여 고2 중1 / 여 6개월 진행 후 중도종결

멘토 8 여 중3 중1 / 여 1개월 진행 후 중도종결

표 2

개별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특성 : 멘티

구 분 성별 학년 결연된 멘토 현황 지속 / 중도종결

멘티 1 남 중2 대4 / 여 지속

멘티 2 여 초3 대2 / 여 지속

멘티 3 여 중1 고2 / 여 지속

멘티 4 여 초4 고2 / 여 지속

멘티 5 여 중1 중3 / 여 4개월 전 재결연

멘티 6 여 초6 중3 / 여 3개월 진행 후 중도종결

멘티 7 여 중1 고2 / 여 6개월 진행 후 중도종결

멘티 8 여 초6 중2 / 여 6개월 진행 후 중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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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멘토링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는 심층면접을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분명한 목표를 가

진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다양한 맥락들이 함축되어 있는 상황적 맥락들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이다

(Morgan & Kreuger, 1993).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 중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멘토 5명과 멘티 5명을 3개 기관 실

무자에게 추천받았으며, 활동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멘토 3명과 멘티 3명

을 2개 기관 실무자로부터 추천받았다. 연구참여자와 심층인터뷰는 각 1번씩 진행되

었고, 면접은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장소는 각 기관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였으며, 가능한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맞춘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

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멘토와 멘티의 멘토링 활동 경험

과 활동 후의 변화,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질적 자료 분석은 심층면접한 자료를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

다. 주제분석방법은 연구문제의 각 영역과 관련되는 면접자료를 정리하고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한 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다(엄태완, 2009). 이를 위해 심층면접한 자

료를 모두 녹취한 후, 녹취한 자료를 축어록으로 작성하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의

미단위를 찾아내어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하위범주로, 다시 하위범주들을 묶어

서 범주로 통합하는 범주화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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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변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주제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주제분석은 의미단위와 범주들을 넘

어서는 통합적인 구조를 발견하려는 것이다(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연구자는 

범주화 분석과 주제분석을 통해 멘토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5개의 주제를 발견하였고, 

멘티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5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다. 또한 멘토링의 지속과 중도탈락

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는 7개를 발견하였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분석할 때까

지 연구자 이외에 청소년 멘토링을 연구하고 있는 동료 연구자 3명에게 지속적인 피

드백을 받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심층면접을 위해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 취지를 직접 설명하였고,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명, 연구참여자의 이름 등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

였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면접내용을 녹음할 것이며, 녹음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

지 않고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시작 전에 연구참여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면접내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야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

여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 또래멘토링이 멘토에게 미치는 효과

심층면접 분석결과, 청소년 또래멘토링 활동이 멘토에게 미치는 효과는 책임감 향

상과 성취감 경험, 정서적 친밀감과 진로 및 학습 증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향

상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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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감 향상 - 역할모델이 되고자 함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책임감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책임감 

향상은 선행연구(박현선, 2000; Hansen, 2005; Karcher, 2006) 에서도 그 효과성이 보

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멘토들은 멘티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에 약속시간도 잘 지키고, 먼저 와서 준비하고, 언어 사용에서도 이전보다 더 조심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학습지도시에도 멘토 자신이 열심히 해야 멘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멘토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율적으로 활

동내용을 계획해야 하는 멘토는 멘티에게 먼저 연락하고, 활동계획도 주도적으로 세

우면서 책임감이 향상되었다. 이는 멘토가 멘티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이다. 

요즘엔 제가 멘티 집에 전화를 해서 자율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책임감도 길러진 

것 같고, 어... 동생이랑 더 친밀감이 훨씬 좋아져서 그냥 저 자신만의 뭔가가 달라

진거 같아요. (멘토 4)

저도 멘티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뭐 약속을 제가 먼저 안 지키면은 걔

도 안지킬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부터 먼저 문제점들을 고치고 걔한테 그렇게 말해

줘야 저도 부끄럽지 않고... (멘토 3)

애가 저를 기다린다는 생각... 그러니까 늦지 않으려고, 제가 더 일찍 출발해서 운동

하다시피 걸어와요. 애가 저를 기다리면 안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요. (멘토 2)

2) 성취감 경험 - 멘티의 변화를 통해 얻는 뿌듯함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토는 멘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존감이 낮고, 대인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어둡던 멘티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대인

관계를 잘 하며, 한층 밝아진 모습을 지켜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하였

다. 멘티가 다른 친구들에게 멘토링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뿌듯하고, 변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한다. 멘티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멘토는 ‘엄마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였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더 보살피게 되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도 더 살펴주게 된다는 것이다. 한 명을 책임지고 키우면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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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성을 쏟아주고 멘티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멘토는 멘티를 통한 성취감

을 경험하였다. 

일단 멘티한테 변화가 있었던게 멘토링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친구들이 자기랑 

안놀아준다는 등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자기가 별로... 마치 자

기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해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말들이 줄고,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는 노력도 보

이고, 애가 밝아지는 느낌인거예요... (멘토 1)

그냥 애가 성장하는거? 성장하는게 보여요. 작년에는 막 그렇게 떼도 쓰고 그랬는

데, 2학기 말부터는 애가 약간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떼쓰는게 줄었어요. 말

도 잘 듣고, 수업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라오고. 키도 조금 크고 그래서 뿌듯하죠...저

는 동생이 없고, 언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생처럼 대해주고... 그래서 저도 

되게 엄마 같은 마음이 들어서.... (멘토 2)

3) 정서적 친밀감 - 멘티가 나를 믿어주고, 좋아해 주는데서 오는 기쁨

멘토링을 통해 멘티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멘토의 정서적 친밀감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티가 반겨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서 친근하게 다가오면 멘토 자신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정서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친한 친구 같고, 때로는 친구나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멘티와 하면

서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멘토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가족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친한 친구

가 없다고 생각하는 멘토에게 멘티는 정서적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네. 힘든 얘기... ‘언니 나 머리잘랐다’ 이런 얘기, 그래도 옛날엔 안했는데 요즘엔 

그런 사소한 얘기까지 해주니까 그것도 좀 태도가 달라진 걸 느껴요. (멘토 4)

제가 솔직히 가족한테 사랑받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제가 뽀뽀하려고 하면 피하

면서 동생이 하면 받아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피곤하신건 알겠는데 고민

도 그렇게 별로 귀담아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거야’ 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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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면서 애들이 사랑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반겨주고 그러니까 

좋아요. (멘토 5)

제가 고등학교 오면서 ‘베스트 프렌드’가 없어요. 저는 얘기하는 것 좋아해서 한 

명만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랑 연애이야기도 한다

고 그랬잖아요. 이야기할 친구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멘티는 제 친구들 모르는 상태

니까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멘토 5)

4) 진로와 학습에 도움 - 아동에 대한 이해 향상

교사나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멘토들에게 멘토링은 진로

에 대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김경준 외(2011)와 

박현선(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 멘토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진로목표를 설정하는데 

멘토링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동기

가 되었다. 또한 멘티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가다보니 자신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전공이 아동과 무관한 멘토들은 자원봉사를 거의 해보지 않았거나 아동들과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이해와 봉사활

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진로나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멘토들은 멘티에게 목표를 주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로를 찾

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고, 제가 청소년기 때 그렇게 방황을 하

지 않아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려워서... 나는 청소년쪽이 

아닐꺼야, 청소년 관련된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멘티를 만나면서 청소년 아이들도 크

게 다르지 않구나, 사랑이 필요한 아이고, 관심이 필요한 똑같은 아이구나... (멘토 1)

제 꿈이 초등학교 교사여서... 꿈에 관련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어요. 

얘 가르쳐주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잊었던 것도 다 생각

나고... (멘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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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 - 가족과 친구관계 향상

멘토는 지속적으로 한 명의 멘티와 활동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

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

고,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음으로 더 이해

하려고 하면서 친구관계도 좋아지고, 가족간의 갈등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전혀 

모르는 아이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멘토는 스스로 변

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저도 가족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한번이라도 더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을 챙겨주려는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

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멘토 1) 

이것을 통해서 제가 더 애들을 챙겨주고 하는 것이 늘었어요. 배려심이 생기고, 

남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고. 일단 남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게 되면서, ‘이 사람

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알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싸우는 것도 줄어든 것 같아요. (멘토 2)

2. 청소년 또래멘토링이 멘티에게 미치는 효과

청소년 또래멘토링 운영을 통해서 멘티에게 나타난 효과는 정서적 안정과 공격성 

감소, 그리고 학습태도 향상, 역할모델의 형성과 대인관계 향상 등이었다.   

1) 정서적 안정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티는 저소득 빈곤가정이 대부분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멘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멘티들은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집에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서

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토와 지속적으로 대화하

고, 함께 공부하면서 스스로 ‘밝아졌다’는 표현을 하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더 밝아진 것 같다는 평을 들으면서 멘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잘 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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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였다. 누나와도 더 많이 놀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등 이전에는 우울

하여 혼자 컴퓨터만 하였다면, 이제는 밝아지는 경험을 통해 뭔가 자신이 좀 더 학생

다워지고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서 상태와 성격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멘티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활동

을 통한 멘토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이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등의 정서발달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현선, 2000, 2010; Rhodes et al., 2000)와 일치한다.

초등학교 때 가족들이 일 나가고 누나도 집에 안들어고 그랬는데... 맨날 집에 혼

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다보니 우울하고 막... 혼자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이

걸 하니까 좀 더 밝아진거 같다고 주위에서 그러구요. ...전에는 우울하고 그랬는

데...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 가면요 누나랑 많이 놀고, 

무엇보다 숙제도 하고, 뭔가 확실히 좀 더 학생다워지고 그런거 같아요. (멘티 1)

그럼 뭐라 해야 되지? 성격이 좀 변했어요. 원래요,.. 조금 무뚝뚝했는데. 대답할 

때도 막 ‘어쩔~’ 이러고 그랬는데요. 언니가 막 뭐만 말하면 웃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언니랑 있다 보면 성격이 변해요. (멘티 3) 

2) 행동 변화 - 산만함과 공격성 감소, 집중력과 배려심 증가

멘토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한 이후 멘티는 다양한 행동 변화를 나타냈

다. 산만하여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던 멘티의 경우 집중력이 좋아져서 멘토와의 학

습시간에 집중하여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리고 욕하는 등 공격성을 나타

냈던 멘티들이 공격성도 줄어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도 줄어들었다. 멘토에

게 항상 받기만 하던 멘티들이 멘토를 먼저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멘티의 

긍정적 행동 변화는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김경준 외, 2011; Tierney et al., 1995)

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인 멘티들은 모두 멘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서적인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다. 

떼를 아예 안써요. 요즘에는... 그리고 막 뭐 하자 그러면요 끝까지 그거 하나만... 

지금 다 고쳐졌어요. 안 좋았던 점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4학년이 돼서... 집중력이 

생기고... (멘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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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태도 향상

멘토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은 멘티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학습태도

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학업 성취를 멘토링의 주요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에게서 그 효과가 컸다(김

순규, 이재경, 2007; 박현선, 2000; 최경일, 2008; Rhodes et al., 2000; Tierney et 

al., 1995). 본 연구에 참여한 멘티도 대부분 저소득 가정으로 멘토링 활동이 학업성

취나 학업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지도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멘토는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거나 부담을 많이 주

지 않으면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 멘티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

할을 한 결과, 멘티들은 학습을 하려는 의지가 생겼고 모르는 것을 멘토에게 먼저 물

어보거나 스스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멘토가 공부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않더

라도 도서관에 함께 다니면서 멘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멘티에게 자극이 

되었고, 멘티는 멘토를 닮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였다. 멘토링은 갑자기 성적

을 올리는 효과보다는 멘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자신감과 학습태도

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태도가 정말 좋아진거 같아요.. (처음에) 문제풀 때 보통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고... 계속 가만히 있을 때는 제가 지도하고 알려줬는데, 이제는 ‘선생님 제가 한번 

풀어볼께요.’ 하면서 혼자 풀기도 하고... 그런거 보면 뿌듯하죠. (멘토 1)

멘토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니까 진도를 잘나가고, 뭔가 많이 알게 되는거 같

아요. (멘티 2)

언니가 공부를 해서 옆에서 공부했는데요. 아니... 내가 시립가서 공부한 적이 없

는데, 그때 이후로 멘토 언니가 없어도 혼자 가서 공부했어요.... 언니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기 받아가지고 공부했어요. 평균이 70 몇이었는데 95

점으로 올랐어요. (멘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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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모델이 생김

멘티는 멘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과 성격,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냈는데, 멘토가 멘티의 역할모델이 된 것이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실업계 고등

학교에 진학해서 생산직에 취업하려고 생각했던 멘티는 대학생인 멘토를 보면서 진학

에 대한 꿈을 품게 되었다. 멘토의 착하고 발랄한 성격을 닮고 싶다는 멘티도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멘토를 보면서 자신도 조금씩 배려하는 모습을 닮게 되기

도 한다. 멘토가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기도 한 멘티들은 자신도 노력하면 멘토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인문계 갈 자신이 없어서 실업계 가서 생산직 취업할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멘토

링 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실업계 가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이게 자

리잡고,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살자 그랬는데, 이제는 기회가 된다면 인문계 가고 안

된다면 실업계를 가자 그렇게 할라구요. (멘티 1)

네. 저도 멘토 선생님을 닮고 싶어요. 선생님이 남의 이야기를 귀기울여서 잘 들

어주시고, 공부도 되게 순조롭게 잘 가르쳐주시고, 저를 이렇게... 잘 돌봐 주시니까 

그런 점을 저도 닮고 싶어요. (멘티 2)

멘토 언니가 공부 잘하는 모습은 되게 부럽고 닮고 싶고, 저도 어쩔 땐 멘토 언니

가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공부 잘 지도해 줄 때. (멘티 4)

5) 대인관계 향상

멘토와 지속적으로 1:1 관계를 맺으면서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 멘티들은 가

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향상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을 

통해 멘티는 가족관계 개선, 친구와의 정서적 관계 회복 등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나 고위험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박현선, 2000; 최경일, 2008; Tierney et al., 1995)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특

히 멘토가 자신에게 ‘좋은 언니’의 모습을 보여 준 경험을 한 멘티의 경우에는 자신도 

친동생에게 이전보다 좋은 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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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사교성이 없던 멘티는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

우고 있었다. 멘토링 경험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긍정적인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친동생이 있는데요. 원래요. 걔가 뭐 말하면요. ‘니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언니한테 하라 그러고,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고, 그랬는데요. 물

어보면요, 말해줘요. 엄청 바뀌었어요. (멘티 3)

제가 원래 사교성이 별로 없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멘토링 하면서 나름 내

성적인거 보다는 사교성도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랬던거 같애요. (멘티 7)

3.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멘토와 멘티의 욕구에 기초한 결연과 재결연 시스템

초기에 활동종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연 단계에서 멘토와 멘티의 욕구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멘토와 멘티의 욕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멘티가 멘토링 활동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 기대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멘토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멘토와 멘티의 연령 차이가 

적으면서 이성일 경우,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제

대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지도 못한 채 종결된 팀도 있었다. 멘토와 멘티 모두 청소

년일 경우 이성을 결연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멘티가 진로와 관련

된 활동을 원할 경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멘토를 결연하는 것이 활동의 효과성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멘토 또한 멘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멘티와 연결시키는 것이 초기 관계형성과 이후 멘토링 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인 재결연 시스템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

으나 잘 맞지 않는 팀은 재결연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와 멘티의 

결연에 있어서 서로간에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은 질 높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nsher & Murphy, 1997; Herrera et al., 

2000; Madia & Lutz, 2004)와 일치하는 것으로, 매칭 이전에 충분히 멘토와 멘티의 

욕구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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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짜는 것보다 일단은 멘토와 멘티의 자

기소개서나 자기의 특징 이런걸 다 써요. 한종이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돌려가면서 

읽는거예요. 그래서 나랑 이 멘티가 맞는가보다 하는 멘티와 하는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멘토 4)

멘티도 그렇겠지만 멘토들 중에서도 멘티가 좀 맘에 안들어하는 애들도 있을꺼란 

말이에요. 잘 안맞는 것 같다. 서로 잘 안맞는데 계속하면은 또 당연히 하기 싫을꺼

고, 그래서 그거를 만날 때 몇 번 만나고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바뀌면 좋은

데...진짜 아니다 싶은 경우는 진짜 한두번하고 끝내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상 

지속해봤자 발전도 없을 것 같고. (멘토 3) 

2) 멘토의 관계형성 기술

청소년 멘토의 경우는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

처기술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 초등학생 멘티와 중학생 멘토 간에 주로 이러한 사

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중학생 멘토들은 멘티와 어떻게 관계형성을 해야 할지를 잘 몰

라서 멘티가 원하지 않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그 활동에 멘티가 잘 따라오지 않으

면 단체로 세워 놓고 야단을 치기도 하였다. 이는 멘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는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이 없으면 멘토

와 멘티의 관계가 악화되어 멘토링을 중단하게 된다. 이 외에 저소득 멘티의 경우 멘

토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멘티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멘토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중단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춤을 배우는데요, 뭔가... 잘 안맞고. 저희가요, 그 춤이 싫어서 잘... 의욕이 없었는

데 그것 때문에 멘토 선생님들이 화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기 싫은거는 할 의욕... 

기분이 안났는데요... 그래서 대충대충 한거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멘토가 화가 난거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난 후, 멘토와 다툼, 싸움을 하고 나서 얼굴을 한번도 못봤어요... 

여러 멘토 선생님들이 애들을 세워놓고, 선생님들끼리 저희를 혼냈어요... (멘티 6)

그리고 그날 제가 교회에서 급하게 왔어요. 약속시간 맞출려고 그래서 돈을 못 갖

고 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돈을 500원을 빌렸어요. 차비를... 언니가 어머니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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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도 안주셨나고... ‘어머니께서 차비도 안주셨어?’ 이러면서 되게 무시하는 말투여

서...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멘티 7)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바른 언니였던거 같은데 멘토로서 멘티를 챙겨주는 그런 면

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문자 한통도 그 정도 해줄 수 있는건데, 제가 먼저 문자 안

하면 문자도 안하고 그래서 좀... 엄마도 화가 나셨고, 저도 내심 섭섭했어요. (멘티 7)

 

3) 멘토의 성실성 

멘토링 활동이 중간에 종결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멘토의 불성실한 태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이 잘 유지되는 팀의 멘토들은 활동장소에 멘티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멘토링 활동을 거의 빠지지 않았다. 반면에 중간에 종결된 팀의 멘토 중에

는 초반부터 많이 빠지거나 만나는 횟수가 적거나 멘티를 기다리게 하는 사례가 많았

다. 멘토링이 멘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멘토의 시간에 맞추고, 멘

토가 편한 장소에서 하려고 하는 모습은 활동유지의 장애요소가 되었다. 멘토의 성실

한 참여는 멘토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코

디네이터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멘토와 멘티의 정기적

인 접촉은 멘토링 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멘토링 초기 3달 이내에 잦은 집단활동이 멘토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Chan & Ho, 2008; Karcher, 2005b). 

애가 저를 기다린다는 생각,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는게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지 않으려고...애가 저를 기다리면 안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으

로 와요. (멘토 2)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꾸준히 가지 못했어요. 5달 동안 띄

엄띄엄 갔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많이 빠졌었어요. 학원을 다니다보니까 

많이 못왔었는데... 초반에 처음부터 잘 왔으면 친해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

어요. (멘토 6)

저희 집과 그 친구 집이 너무 멀고, 그 중간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딱히 마땅한 곳

이 없어서 만나는 횟수가 줄고 먼저 만나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어린 친구에게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만나는 횟수가 줄고, 그것도 안좋게 끝나는 것에 영

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멘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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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멘토링에 대한 멘토의 기대

멘토가 멘토링에 참여를 결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때 실망하거나 적극적인 참

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초기에 자신이 참여하게 될 멘토링에 대해 정

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멘토링이 진행된 사례도 있었고, 멘토

가 멘토링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한 사례도 있었다. 멘티의 큰 변화를 기대한 멘토의 

경우에는 기대보다 멘티의 변화가 없거나 멘티가 따라오지 못하면 활동 동기가 급격

하게 감소하였으며, ‘좀 더 멘토다운’ 활동을 해서 멘티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고자 하

기도 하였다. 따라서 멘토 교육 시에 참여하게 될 멘토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멘티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멘토링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많이 다르더라구요. 멘토링 하면 가르치는거나 학습 

도와주는건줄 알았는데 멘토링이 나눠져 있더라구요. 체육 멘토링이랑... 저랑 멘티

랑 생각해서 정하는게 아니라 멘티가 하고 싶은대로 정하더라구요. 그래서 갈 때마

다 운동장에서 했어요. 원래 그 나이 때는 공부하는거보다 운동하는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하는게 싫거든요. 그냥 싫어하는걸 계속 해야 되고.... (멘토 6)

일단은 제가 멘토라는 점에서 뭔가 멋있잖아요.... 공부나 그런거 가르쳐 주는게 

아니라 언니, 형처럼 고민같은거 들어주고 그런 것만 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

는데... 저는 그말이 더 그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가르쳐 주고 싶고, 

좀 더 멘토 같은걸 하고 싶었거든요. (멘토 8)

5) 멘티 교육

멘티와의 활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멘토들은 멘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멘티들도 멘토링 교육을 통해 지켜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한

다고 하였다. 멘티들이 멘토를 서로 비교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목표와 동기가 없는 멘티들로 인해 활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멘토도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본적인 멘토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멘티 교육은 잘 진행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멘토링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모두 성장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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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교육과 함께 멘티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아... ‘우리 멘토 언니는 별루야.’ 이런말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죠. 

근데 그걸 멘토 하는 애들이 듣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엔 ‘우린 결국 안맞는 것 같애.’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니까는... (멘토 3)

일단은 여기에 뭔가 좀 부족하거나, 목표가 있는 멘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러면 멘토가 뭔가 좀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멘티 중에는 댄스를 배우고, 성적을 

올리겠다... 그런 애들이 진짜 조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든 해도 상관없고, 뭐

하든 니네들 마음대로다. 멘티들도 자기가 뭐하는지 모르고 다 멘토한테 맡기고, 그

냥 다 호기심으로 온거예요. 걔내들도 면접을 봐야 해요. 멘티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

구요. 정말 조금이라도... (멘토 8)

6)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개입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개입은 멘토링 활동의 성공 또는 실패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멘토와 멘티에게 적절한 수퍼비전을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활동 중에 멘토와 멘티의 만남의 빈도

가 적어질 때 코디네이터의 시기적절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였다. 누군가를 지도해 본 

경험이 부족한 중․고등학생 멘토일 경우 코디네이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퍼비전은 

멘토링의 지속성과 멘토와 멘티의 활동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랑 제가 계속 면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걸 하다보니까 앞으

로 좀 고쳐야 될게 저도 많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너무...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멘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

니까 멘티도 저한테 되게 다르게 대해줬어요. (멘토 4)

중간에 편지를 써서 담당자 선생님한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두 달 뒤에서야 전해져서 자신감이 좀 사라져서 계속 피하게 되고... 되게 미안했어요. 

(멘토 7) 

멘토 언니가 편지를 썼었대요. 저한테 미안해서... 많이 만나질 못해서 미안하다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전달이 좀 늦었던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섭섭하고 나서 받

아서 편지 전달해준거 말고는 별로 없었던거 같애요. (멘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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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및 활동 장소 

중․고등학생 멘토의 경우 활동내용을 계획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멘토링 활동은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멘토

와 멘티가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멘토가 시간과 장소, 활

동내용을 멘티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활동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멘토는 직접 

계획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멘토링 활동 초기에는 몇 가

지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멘토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활동내용을 선정할 때 기관이나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멘토링만을 위한 활동장소가 없는 것도 멘토와 멘티의 불만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 일단은 저희들이 일정을 직접 짠다는건 좋지만요, 너무 광범위하고 할 수 있

는 것도 너무 적어서 그냥 여기서 활동을 내려줬으면 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다들 

그래요, ‘그냥 일정을 짜주지 왜 우리보고 짜라고 그러는거야?’ 이러고... (멘토 8)

여기서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면, 방 하나 멘토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빌

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간 확보가 약간 부족한 그런게 있어요... 뭐 공부를 같

이 할 수 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애들이 다 노는 곳이니까 좀 시끄럽고... (멘토 4)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또래멘토링 활동이 멘토와 멘티에게 미치는 효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경험한 멘토와 멘티를 대

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토는 책임감 향상과 성취감 경험, 정서적 친밀감, 진로

와 학습에 도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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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책임감 향상과 진로에 대한 도움은 선행연구(김경준 외, 2011; 박현선, 

2000; Hansen, 2005; Karcher, 2006)에서도 그 효과성이 보고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 동일한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멘티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산만함과 공격성 감소, 집중력과 배

려심 증가, 학습태도 향상, 역할모델, 대인관계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활동을 통한 멘토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이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박현선, 2000, 2010; Rhodes et al., 2000),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학업능력 향

상의 효과가 크다는 선행연구(김순규, 이재경, 2007; 박현선, 2000; 최경일, 2008; 

Rhodes et al., 2000; Tierney et al.,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멘토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멘토와 멘티의 욕구에 기초한 결

연과 재결연 시스템, 멘토의 관계형성기술, 멘토의 성실성, 멘토링에 대한 멘토의 기

대, 멘티교육,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개입,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및 활동 장소 등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와 멘티의 결연에 있어서 서로간에 유사성을 지각

하는 것이 질 높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Ensher & Murphy, 1997; Herrera et al., 2000; Madia & Lutz, 2004)와 일치하며, 

멘토와 멘티의 정기적인 접촉도 멘토링 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Chan & Ho, 2008; Karcher, 2005b)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매칭 및 재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매칭은 멘토링의 지

속과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의 참여동기, 

목표, 연령, 활동내용 등을 반영해서 매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멘토와 멘

티의 주요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칭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한, 매칭 이후 활동 초기에 탈락되는 팀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2-3달에 한 번

씩 재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멘토와 멘티의 변경을 희망하는 팀의 경우에는 재매칭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만 끌거나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멘토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고등

학생 멘토의 경우에는 갈등해결 기술, 관계형성 기술 등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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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멘티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 특히 빈곤가정 멘티와 활동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서로간의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멘토의 성실한 참여는 멘토링 활동의 효

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멘티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어야 

하고, 약속시간에 늦거나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멘토가 멘토링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멘티의 큰 변화를 보

고자 할 경우에 멘티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도 있다.  

셋째, 정기적인 멘티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멘토링 활동 기관에서 멘토 교육

이나 멘토에 대한 수퍼비전은 제공되고 있으나 멘티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멘티도 대인관계시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통해 변화의 정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 및 수퍼비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멘토링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코디네이터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수퍼바이저 체계도 마

련되어야 한다. 각 기관별로 코디네이터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

역별로 묶어서 수퍼바이저가 여러 명의 코디네이터에게 수퍼비전을 줄 수 있도록 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관 차원에서 활동 프로그램 및 활동 장소 제공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멘토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기

관이나 코디네이터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지, 아니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활동 

장소와 관련해서도 많은 멘토와 멘티들이 멘토링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어서 활동

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멘토링이 대부분 1:1 활동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둘만의 

대화와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를 질

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참여한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

구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 대부분이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효

과들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멘토와 멘티의 연령차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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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차이에 따른 멘

토링 효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멘토와 멘티에 대한 심층면접 이외에 

집단 프로그램과 코디네이터의 개입정도 등 멘토링활동의 지속과 중단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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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youth peer mentoring

Kim, Kyungjun*․Kim, Jihae**․Kim, Younggi***  

Youth peer mentoring is where students, at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levels, participate as mentors; and mentoring as described here is 

currently courting increased interest and participa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n mentors and mentees of youth peer mentoring 

respectively and to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factors which can lead to either 

the success or failure of mentoring programs. 16 mentors and mentees were 

interviewed and the interview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to fulfill the 

above objectives. 

This research revealed that mentoring programs seemed effective for mentors in 

develop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achievement, in providing 

emotional stability and career and learning opportunities, and i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for others. They also proved 

helpful for mentees in providing emotional stability, improving concentration, 

nurturing consideration for others, and social relations, improving attitudes toward 

learning, but also tended to reduce incompactness and aggression. The factors 

which can lead to either the success or failure were matching and re‐matching 

systems which are based on needs of mentors and mentees, the mentors’ human 

relationship skills, the mentors’ sincerity, the mentors’ expectations of the 

mentoring process,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mentee, appropriate intervention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amseoul Universit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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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for coordinators, various activity programs and spots. By way of 

conclus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number of alternatives for activating youth 

peer mentoring programs.

Key Words : mentoring, peer mentoring, social participation, volunteering, 

mentor, mentee, men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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