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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멘토링 로그램의 성과가 입증되고 그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기획하여 개발하고 이를 용해 으로써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K 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멘티를 모집하고 멘티가 원하는 멘토를 선정한 후 약 3개월간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한 후, 로그램 후 설문을 통해 인식변화를 조사하 다. 그  핵심 인 연구결과만을 제시하면, 첫째, 비사서-

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은 멘티들의 장실무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비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멘토링 기간은 6개월 정도, 멘토링 시간은 회당 2-3시간이 당하다고 하 고 멘토  멘티에 한 
정보가 멘토링 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 다. 셋째, 멘토링의 재참여 의지는 두 집단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  지원, 장소지원, 기획된 멘토링 로그램에 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다. 

ABSTRACT
Mentoring programs have proven highly successful in many industries, and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such programs in other field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o design and 
operate an LIS student-librarian mentoring program. To accomplish this, mentees were selected from 
the LIS students at K University, and mentors were selected by mentees from a pool of LIS workers. 
The mentoring program was then operated for three months, and all participants were survey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s a result, first, it was revealed that the librarian mentoring program allowed 
mentees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 practical field, and help them to set career paths and 
goals. Second, participants insisted that six months is a more appropriate mentoring period, 2-3 hours 
per meeting is proper as a mentoring time, and considered that the information for mentors and mentees 
must be provided to each other before mentoring. Third, the intention to rejoin a mentoring program 
in the future was very high in both groups, but they insisted that the financial support, locational 
support, and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mentoring program must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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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멘토링 로그램에 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링 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멘토링 로그

램은 학업성 , 인 계능력, 문제행동에 한 

태도의 변화, 자존감 등을 정 인 변화로 이

끄는데 효과 이라고 보고되고 있다(Frecknall 

and Luks 1992).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에서도 멘토링 

로그램에 한 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

는데, 2013년에 수행된 사서직 취업률 향상방

안 연구에 따르면 취업경쟁력 향상을 해 멘

토멘티 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즉 장사서 500여명  국 문헌정

보학과 학생 500여명을 상으로 수행된 설문

조사에서 비사서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해 가장 필요한 로그램이 무엇인지에 한 

설문조사에서 멘토멘티 로그램이 가장 필요

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평균 80%를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노 희 외 2013). 

멘토링(Mentoring)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

부한 사람이 아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후배

에게 직무에 한 지식과 기술을 해주고 상

담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며 경력개발을 

돕는 계를 말한다.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

람을 멘토(Mentor), 조언을 받는 사람을 멘티

(Mentee)라고 하며, 그 활동 과정을 멘토링이

라고 한다(이철찬 2008). 

멘토링 로그램의 운 은 학생에게도 많

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최이

원 2002; Cannister 1999; Dennis 1993; 유성

경, 이소래 1999),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은 여러 도서 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이철찬 2008). 그러나 본 연구

자의 문헌분석결과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비

사서 멘토링 로그램 는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연구나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그 효과를 측정하고

자 하는 것이며, 연구과정을 통해서 비사서-

사서간 멘토링 로그램 운  차를 기반으로 

로그램을 운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인 멘토

링 후 설문조사기법을 통해 멘토링 로그램 

효과요인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에서 살펴

보고, 보다 체계 으로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도서 계  문헌정보학계에서 사서 는 

비사서 상 멘토링 로그램에 해 연구된 

사례는 국내외 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많은 기업체에서 멘토링 로그

램을 운 하고 있고 그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

으며, 사회복지학이나 비서학 등의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멘토링 사례연구를 통해 멘토링 로

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 박경민(2008)은 

멘토링 로그램의 시범운 을 통해 멘토링 

로그램 과정 구성요소를 제시, 멘토링 로그

램 개발자  슈퍼바이  그리고 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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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의 기본 역량 요소 규명, 멘토링 로그램

의 민․  자원 연계 방향과 그 효과를 입증, 

논리모델을 토 로 멘토링 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보고를 하 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

해 멘토링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로 멘토링 계

가 학업성취와 진로, 태도  행동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최이원 2002; 

Cannister 1999; Dennis 1993; 유성경, 이소래 

1999). 한 성은주와 유지 (2013)은 학생 

멘토링 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학생 멘토

들의 고민을 심층 으로 살펴 본 결과 학생 

멘토들은 10  청소년들의 상담자, 조력자로서

의 역할에 한 부담, 멘티와의 만남에 드는 비

용에 한 경제  부담의 문제, 멘티가 소속된 

학교 지원체계의 한계 등을 고민했다. 한편으로

는 멘토교육과 슈퍼비 , 멘티의 태도 등에 의

해 멘토의 역할이 강화되는 과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멘토링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멘티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

로 멘토링을 통해 멘티의 자아존 감이 향상되

고, 학업에 한 심과 성 향상, 계성의 향

상, 문제행동의 감소 등 멘티의 심리, 사회, 학업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순규, 이

재경 2007; 방진희 2004; 이길 , 황명식 2004; 

최경일 2008; 최선희 외 2010b; Frecknall and 

Lucks 1992).

한 멘토링 로그램 투입요소와 과정 분석

을 통해 멘토링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

과들을 종합 으로 분석해 보면, 멘토링의 효

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은 멘토링 기

간, 멘토 훈련, 슈퍼비  등 멘토링에 한 지

도․감독인 것으로 나타났다(박 선 2000; 오

미선, 권일남 2012; 조혜진 2009; 석 2010; 

Jekielek 2002; 최선희 외 2010a; Martin and 

Sifers 2012; Pryce 2012). 한 멘토링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나  수 있

는 멘토 모임도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

로 주장되고 있다(조혜진 2009).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로 학도

서 에서 사서멘토링을 운 하고자 할 경우

의 요구사항을 악하고자 수행된 연구에서 

멘토링에 참여할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멘토링의 심주제는 직장생활에 

한 조언과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멘토

와 멘티의 매칭은 1:1을 선호하 고 멘토링 

기간은 1년 이하가 당하다고 하 다(이철찬 

2008). 

반면에 국외의 경우 회 차원에서 멘토링 

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를 들어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은 경력 2년 이내의 신

입사서와 경력 5년 이상의 멘토가 심분야와 

참가목 을 기 으로 매칭되어, 온라인으로 1:1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New Member Mentoring 

Program’을 운 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멘토링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멘토링

의 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참가자에게 학습기회

를 제공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개발하는 것과 동

시에 ACRL의 일원 모두를 육성시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Bullington and Boylston 2008). 

ALIA(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는 각 지부별로 신입사서들을 

상으로 하는 1:1 멘토링, 그룹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이 운 되고 있는데, 지역과 심분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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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 나 어지는 그룹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

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은 1990

년 에 회원들을 한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시

작되어 다양한 형식을 갖춘 멘토링 시스템으로 

발 하 으며, 신규 회원의 회 응, 학졸업

자들의 직장 응, 회원들의 극 인 회활동 

등으로 정 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tchie and Genoni 1998). 이러한 

회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상으로 보인다. 

회의 경우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

회원과 회원간의 멘토링 로그램의 연계가 비

교  용이할 뿐만아니라 회의 활성화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  

 본 연구와의 차이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 로그램에 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외 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멘토링 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의 미래 직장

응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다. 

둘째, 멘토링 로그램의 성과  성과향상

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한 연구가 있

으며, 멘티의 자아존 감이 향상되고, 학업에 

한 심과 성 향상, 계성의 향상, 문제행

동의 감소 등의 성과가 있고, 이러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멘토링 기간, 멘토 훈련, 슈

퍼비  등 멘토링에 한 지도․감독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문헌정보학분야의 경우 멘토링 로그

램에 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조사된 

선행자료의 경우도 선후배 사서간 멘토링 로

그램 연구로 본 연구의 장 문가와 비사서

간의 멘토링 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한 후 멘토링 로그램 참여 후 

인식변화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K 학의 학생들을 상

으로 멘티를 모집하고 멘티가 원하는 멘토를 

선정한 후 약 3개월간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한 후 설문을 수행하 다. 멘토링 로그램 기

획  설계단계에서 제기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고 설문설계시 이러한 연구질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 으며, 설문결과 분석  논의과정

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자 하 다. 

RQ 1: 참여자들은 멘토링 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하는가? 참여동기는 무

엇인가? 

RQ 2: 멘토링 로그램 사 교육은 필요하

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

RQ 3: 멘토링 로그램의 활성화를 해 어

떠한 지원  리가 요구되는가? 

RQ 4: 멘토와 멘티간의 원활한 계형성을 

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RQ 5: 멘토와 멘티가 각각 요구하는 멘티와 

멘토 유형이 있는가?

RQ 6: 멘토링 로그램을 통해 멘티뿐만 아

니라 멘토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

는가?

RQ 7: 멘토링 로그램은 어떤 측면에서 어

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인가?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 운 후 인식변화연구  121

4. 연구설계  방법론

4.1 멘토링 로그램 운  차  내용

문헌정보학과 학생과 장사서를 상으로 

한 멘토링 로그램의 운 을 해 약 2개월간

의 로그램 기획기간과 산 확보, 멘토  멘

티 확보기간을 가졌다. 이 후 로그램을 운

하기 해 비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 <표 1>

과 같다. 첫째, 멘토링 로그램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 으며, 

멘토링 로그램 안내 자료와 멘토링 로그램 

활동 일지를 배부하고 멘토링 로그램에 한 

일정  로그램 등에 해 구체 으로 안내

하 다. 둘째, 멘토링 로그램이 시작되기  

멘토와 멘티를 상으로 사 교육을 실시하

으며, 멘티의 경우 약 2시간의 오 라인 교육을 

받았고, 멘토의 경우 멘토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 상 촬 을 하여 제공하 다. 셋째, 멘토링 

내용은 학생의 진로에 련된 내용이나 멘토의 

직업분야에 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하 다. 

실제로 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평균 멘토

링 시간은 2시간 54분으로 나타났으나 그룹마

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방법은 일 일 면담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나 채

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멘토링 활동장소는 부분 

멘토가 근무하는 기 이나 주변지역으로 나타

났으며, 활동내용은 처음에 기획한 바와 같이 

멘티의 진로에 한 내용이나 멘토의 직업분야

에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2 연구 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K 학 비사서 22명

(멘티)과 멘티가 선택한 장사서(멘토) 20명

이다. 연구 상 선정을 해 먼  멘티는 재학

생 260명  선착순 모집으로 하되 3, 4학년을 

우선 선정하 으며, 모집된 멘티 22명을 상으

로 면담을 통해 심주제분야, 진로, 원하는 멘

토 등을 악하 다. 다음으로 멘토는 사 에 

확보된 60여명의 멘토 에서 선택하거나 자신

이 평소에 존경하는 멘토를 선택하도록 하 다. 

그런 다음 멘토에게 일일이 화를 걸어서 비

구분 내용

로그램 홍보 홈페이지  게시

멘토  멘티 확보
멘티는 선착순 / 멘토는 확보된 사람  멘티가 선정

멘토 20명, 멘티 22명 

운 기간 약 3개월

운 장소 장 문가(멘토) 소속기 을 원칙으로 함

멘토링  비내용
오리엔테이션, 멘토멘티 상 사 교육(멘토링 문가 청), 블로그개설, 멘토링 로그램 

활동일지(멘티가 작성) 

멘토링 회수 10회를 원칙으로 함

한 회당 시간 2시간을 원칙으로 함

멘토링 방법 면 면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표 1> 멘토링 로그램 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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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멘티

기 지 성별 학년 성별

공공도서 장 여 4 여

공공도서 장 여 1 여

공공도서 사서 남
2 여

2 여

DB 행업체 사장 남 3 여

기록 과장 남 2 여

문도서 장 남 2 남

문도서 의학 문사서 남
2 여

2 여

국가도서 부이사 남 4 여

도서 련 회  단체 사무 여 3 남

도서 련 회  단체 사무 남 3 남

공공도서 장 여 1 여

소 트웨어개발업체 연구원 여 4 여

문도서 연구원 여 4 여

도서 련 회  단체 회장 남 3 여

도서 련 회  단체 실장 여 2 여

공공도서 사서 여 3 남

공공도서 장 남 4 여

도서 련 회  단체 이사 남 4 여

국가도서 장 남 4 여

공공도서 장 남 3 여

<표 2> 멘토  멘티의 일반  특성

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에 해 설명한 후 

로그램 참여 의사를 타진하 다.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배경의 멘토와 멘티가 선정되었다

(<표 2> 참조).

4.3 데이터 수집 차  분석

연구를 한 멘토링 로그램 운 기간은 2013

년 9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본 연구를 한 분석 상 연구데이터는 멘토링 

후에 수행된 설문지로서, 멘토와 멘티에게 각

각 두 번의 설문이 로그램 참여 후에 수행되

어 수집되었다. 멘토와 멘티를 한 설문구조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지 까지 국내외에서 수

행된 각종 멘토링 로그램 련 연구자료를 총

체 으로 분석한 후 개발하 다(<표 3> 참조).

통계분석을 해 SAS 9.2 통계패키지를 사용

하 으며, 두집단 비교를 해선 카이제곱 검정

이 아닌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

을 사용하 다.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한 이

유는 본 연구가 42명의 비교  소규모 집단을 

집 으로 연구하고 있어 분할표 작성 시 빈도

수가 5 이하인 셀이 자주 발생하여 카이제곱검

정은 올바른 검정결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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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역 조사내용
멘토 멘티

후 후

참여 경험 

 동기

멘토링 로그램 인지여부 ○ ○

과거 멘토링 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 ○

멘토링 로그램의 필요성 ○ ○

멘토링 로그램을 하게 된 경로 ○ ○

멘토링 로그램 참여 동기 ○ ○

사  교육

사 교육의 필요성 ○ ○

사 교육 참여 의지 ○ ○

사 교육을 통한 로그램 진행의 도움 범주 ○ ○

사 교육 참여 이유 ○ ○

지원  

리

멘티(멘토)와의 약속 시간을 지킨 정도 ○ ○

멘토(멘티)로서 약속 시간을 지킨 정도 ○ ○

한 회당 하다고 생각하는 진행 시간 ○ ○

멘토링 로그램 진행 장소의 성 ○ ○

계

사  멘티와의 계형성 유무 ○ ○

사  멘티에 한 정보 악 유무 ○ ○

선호하는 멘티(멘토)의 학년(직업분야) ○ ○ ○ ○

선호하는 멘티(멘토)의 유형 ○ ○ ○ ○

멘티(멘토)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 ○ ○ ○

멘토(멘티)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 ○

멘토와 멘티 간의 커뮤니 이션 유무 ○ ○

멘토와 멘티 간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의 조건 ○ ○

멘토링 로그램 참여를 통해 느낀 멘티(멘토)의 강 ○ ○

평가  

개선

멘토링 로그램의 내용과 운 방식의 성 ○ ○

멘토링 로그램 진행의 미흡 부분 ○ ○

멘티(멘토)와의 계 만족도 ○ ○

멘토링 로그램의 재참여 의지 ○ ○

멘토링 로그램의 재참여 이유 ○ ○

멘토링 로그램을 직장동료(동기  선후배)에게 권유 의사 유무 ○ ○

멘토링 로그램 운 을 해 개선해야 할 ○ ○

멘토링 로그램의 활성화를 한 선행 조건 ○ ○

인  사항
성별, 연령 ○ ○ ○ ○

문헌정보학 교육 정도, 근무 경력, 직업 분야, 담당 업무 ○ ○

<표 3> 멘토링 로그램 설문지 구조도

다. 반면 피셔의 정확검정은 빈도수가 낮은 셀

이 많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모수  방법

으로, 특히 소규모 집단의 비교를 해 사용될 

때 유용하다.

5. 설문 분석결과

5.1 멘토멘티의 인 사항

본 연구의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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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의 인 사항을 보면, 먼  멘토는 총 20명

으로 남자는 60%, 여자는 40%이고 연령 는 

20 가 5%, 30 가 10%, 40 가 45%, 50 가 

40%로 나타났다. 40 와 50 의 합이 85%로 

높게 나타났다. 멘토의 문헌정보학 교육정도를 

조사한 결과, 35%가 4년제 학 학부 졸업이었

고 다음으로 30%가 학원 석사, 25%가 학

원 박사, 기타가 10%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

로는 ‘없음’과 ‘기록 리학 박사’가 있었다.

근무경력 분포에 해서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5%, 20년 이상~25년 미

만이 25%,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5%, 25년 

이상이 15%, 5년 미만이 10%, 5년 이상~10년 

미만이 10%로 나타났다. 멘토의 직업분야에 

해 조사한 결과, 공공도서 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국가도서 이 15%, 문도

서 이 10%, 기록   기록물자료실이 5%, 

행사( ,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 )

가 5%, 무응답이 5%, 기타가 25%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로는 웹기획, 연구기 , 시민단체, 재

단법인, 정부정책담당이 있었다. 

멘토의 담당업무에 해서 조사한 결과, 가

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를 우선순 로 최  

2개를 선택하도록 하 다. 경 ․기획 업무 

68.4%, 수서업무 21.1%, 분류/목록(정리)업무 

21.1%, 행정(사무)업무 15.5% 등으로 나타났

으며 기타가 31.6% 다. 기타 사항으로는 독서

로그램 개발  운 , 정보시스템  서비스 

기획․개발․운 , 문화 로그램 기획  도서

 마 , 도서  정보화 업무, 기록 리, 

업․마 이 있었다. 경 ․기획업무를 담당

하는 멘토가 가장 많았으며 경 ․기획업무를 

제외한 업무들은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다(<표 

4> 참조). 

구분 세부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 12 60

여 8 40

연령

20 1 5

30 2 10

40 9 45

50 8 40

문헌정보학 교육정도

4년제 학 학부 7 35

학원 석사 6 30

학원 박사 5 25

기타 2 10

근무경력분포

5년 미만 2 10

5년 이상~10년 미만 2 10

10년 이상~15년 미만 5 25

15년 이상~20년 미만 3 15

20년 이상~25년 미만 5 25

25년 이상 3 15

<표 4> 멘토의 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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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 4 18.2

여 18 81.8

연령

1학년 2 9.1

2학년 7 31.8

3학년 6 27.3

4학년 7 31.8

<표 5> 멘티의 인 사항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의 성별은 

<표 5>와 같이 남자가 18.2%, 여자가 81.8%로 

여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학년분포는 2

학년과 4학년이 각각 31.8%로 가장 높았고, 3

학년이 27.3%, 1학년이 9.1%로 나타났다. 

5.2 멘토링 로그램 참여경험

멘토와 멘티의 멘토링 로그램 참여경험은 

멘토링 활동유형, 도움정도 등 몇 가지 항목으

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먼  멘토링 로그

램에 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에 해 멘티들

은 100%, 멘토들은 89.5%가 알고 있었다고 하

다. 

5.2.1 과거 멘토링 참여 경험 비교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에게 

‘과거에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지’ 멘토링이 실행되기  질문하 으며, 멘

토의 경우 31.6% 정도가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구분 세부내용 빈도 비율(%)

직업분야

국가도서 3 15

공공도서 7 35

문도서 2 10

기록   기록물 자료실 1 5

행사( ,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 ) 1 5

기타 5 25

무응답 1 5

담당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4 21.1

분류/목록(정리)업무 4 21.1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1 5.3

참고 사업무 1 5.3

산 련 업무 1 5.3

이용자교육업무 1 5.3

경 ․기획업무 13 68.4

열람( 출반납)업무 1 5.3

행정(사무)업무 3 15.8

기타 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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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활동 이라고 응답하 고, 멘티의 경우 

단 한명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표 6> 참조). 

5.2.2 멘토링 로그램의 필요성

‘멘토링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에 한 질문에 하여, 멘토와 멘티 모두 멘토

링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필요없

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7> 참조). 

5.2.3 멘토링 로그램을 하게 된 경로

멘토링 로그램을 하게 된 경로에 해 질

문하 으며, 멘토는 외활동을 통해 멘토링 

로그램에 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홍보

자료를 통해서, 동기  선후배를 통해서가 각

각 26.32%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이

번 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운 자(연구자)의 

화를 받고 알게 된 멘토도 있었다. 멘티의 경우

에는 수업시간을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5.45%), 동기  선후배를 통해서(31.82%), 홍

보자료를 통해서(18.18%), 외활동을 통해서

(4.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을 통해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멘토링 로

그램에 해 어느 정도 홍보가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유의도는 0.0006으로 두 집단간 유

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구분
경험한 이 있다 재 활동 이다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멘토 4 21.05 2 10.53 13 68.42

멘티 1 4.55 0 0 21 95.45

fisher's exact test = 0.0696

<표 6> 과거 멘토링 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비교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멘토 3 15.79 16 84.21 0 0 0 0 0 0

멘티 8 36.36 14 63.64 0 0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1734

<표 7> 멘토링 로그램의 필요성 비교 

구분　
외활동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동기  선후배를 통해서 수업시간을 통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7 36.84 5 26.32 5 26.32 0 0 2 10.53

멘티 1 4.55 4 18.18 7 31.82 10 45.45 0 0

fisher's exact test = 0.0006033

<표 8> 멘토링 로그램을 하게 된 경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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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진로 상담 장실무 조언 학업성취도 향상 직무에 한 이해 멘토의 문성 향상 내  만족감과 성취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멘토 5 26.32 8 42.11 1 5.26 3 15.79 2 10.53 0 0

멘티 7 31.82 10 45.45 0 0 4 18.18 0 0 1 4.55

fisher's exact test = 0.6172

<표 9> 멘토링 로그램 참여 동기 비교 

5.2.4 멘토링 로그램 참여 동기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해 

질문하 으며, 장실무에 한 조언을 하거나 

받기 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멘토 42.11%

와 멘티 4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멘

토와 멘티 모두 멘토링 로그램을 장실무에 

한 이해도를 높이기 한 로그램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취업진로에 한 

상담이 두 집단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해당 

분야의 직무에 한 이해 역시 멘토와 멘티 모두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5.3 사 교육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에게 

사 교육의 필요성, 사 교육 참여의지, 사 교

육이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사 교육 참여 

이유에 해 질문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3.1 사 교육의 필요성

멘토링 로그램 진행에 한 사 교육의 필

요성에 하여 사 교육이 진행되기 에 조사

한 결과, 멘토와 멘티 모두가 사 교육이 필요

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멘티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없었으며 멘토 한 10%

에 불과하 다. 멘토와 멘티 모두 사 교육의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5.3.2 사 교육 참여 의지

사 교육의 참여 의지에 하여 질문하 다. 

멘토는 사 교육에 하여 ‘그 다’는 응답이 

68.42%로 높게 나타난 반면, 멘티의 경우 매우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비율이 86.36%로 멘토

에 비해 더욱 극 인 참여의지를 보 다. 

한 참여의지가 없다는 비율이 멘티에 비하여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앞의 질문에서 사

교육이 필요없다고 하 으나 멘토와 멘티 모두 

구분
매우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 없다 매우필요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0 0 2 10.53 6 31.58 10 52.63 1 5.26

멘티 0 0 0 0 3 13.64 13 59.09 6 27.27

fisher's exact test = 0.073

<표 10> 사 교육의 필요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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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0 0 13 68.42 3 15.79 3 15.79 0 0

멘티 8 36.36 11 50 2 9.09 1 4.55 0 0

fisher's exact test = 0.0128

<표 11> 사 교육 참여 의지 비교 

사 교육이 시행될 경우 참여할 의지는 비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5.3.3 사 교육을 통한 로그램 진행의 도움 

범주

사 교육이 실시된 후 ‘사 교육은 어떤 측면에

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해 질문하 으며, 두 집

단 모두 멘토링 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멘토 77.78%, 멘티 59.09%). 

멘토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16.67%), 멘토링 

에 겪은 문제 해결(5.56%)이 그 다음 순 로 

나타났으며 친 한 계형성 부분에서는 사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반면에 

멘티는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친 한 계 형성 

부분에서 동일한 비율(13.64%)로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하 다(<표 12> 참조).

5.3.4 사 교육 참여 이유

‘멘토링 로그램 진행  사 교육에 참여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해 질문

하 으며, 멘토 84.21% 멘티 63.64%로 두 집

단 모두가 효율 인 멘토링을 해서라고 응답

구분

멘토링 로그램 

진행에서의 도움

멘토링 에 겪은 

문제 해결
원활한 의사소통 친 한 계 형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4 77.78 1 5.56 3 16.67 0 0

멘티 13 59.09 3 13.64 3 13.64 3 13.64

fisher's exact test = 0.4027

<표 12> 사 교육을 통한 로그램 진행의 도움범주 비교

구분
효율 인 멘토링을 해서 자기개발을 해서

멘토(멘티)와의 

계형성을 해서

로그램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6 84.21 0 0 1 5.26 2 10.53

멘티 14 63.64 0 0 2 9.09 6 27.27

fisher's exact test = 0.3711

<표 13> 사 교육 참여 이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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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다음으로 로그램에 한 이해를 높

이기 해서, 멘토(멘티)와의 계형성을 해

서라고 응답하 다. 반면 자기개발을 해 사

교육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3> 참조). 

5.4 지원  리

멘토링 로그램을 효율 으로 진행하기 

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악하기 해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하여 멘토링 로그램의 

지원  리와 련된 내용을 질의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4.1 멘티(멘토)와의 약속 시간을 지킨 정도

‘참여자 본인이 약속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켰

는지’에 한 질문에서, 멘토와 멘티 모두 약속 

시간을 잘 지켰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4> 참조).

5.4.2 멘티(멘토)가 약속 시간을 지킨 정도

‘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 방이 약속 시간

을 잘 지켰는지’에 한 질문에서 잘 지켰다는 

응답이 멘토 90%와 멘티 95.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응

답이 멘토에서는 5% 있었고 멘티는 없었다(<표 

15> 참조). 

5.4.3 한 회당 하다고 생각하는 진행 시간

로그램 종료 후 한 회당 하다고 생각

하는 로그램 진행 시간에 해 질문하 다. 

멘토와 멘티 두 집단 모두 50%의 응답자가 2시

간~3시간이 가장 하다고 응답하 다. 그 

다음으로 1시간~2시간이 멘토 35%와 멘티 

31.82%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실제 으로 로

그램 진행을 해본 결과 멘토와 멘티간 원활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임

을 알 수 있다(<표 16> 참조).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6 30 12 60 2 10 0 0 0 0

멘티 8 36.36 11 50 3 13.64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9097

<표 14> 멘티(멘토)와의 약속시간을 지킨 정도 비교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0 50 8 40 1 5 1 5 0 0

멘티 13 59.09 8 36.36 1 4.55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8188

<표 15> 멘티(멘토)가 약속 시간을 지킨 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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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시간 이하 1시간~2시간 2시간~3시간 3시간~4시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2 10 7 35 10 50 0 0 1 5

멘티 1 4.55 7 31.82 11 50 3 13.64 0 0

fisher's exact test = 0.4914

<표 16> 한 회당 하다고 생각하는 진행 시간 

구분
매우 하 다 하 다 보통이다 하지 않았다 매우 하지 않았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 5 0 0 3 15 11 55 5 25

멘티 0 0 1 4.55 0 0 11 50 10 45.45

fisher's exact test = 0.1242

<표 17> 멘토링 로그램 진행 장소의 성 비교 

5.4.4 멘토링 로그램 진행 장소의 성

멘토링 로그램이 진행된 장소의 성에 

하여 질문하 다. 두 집단 모두 하지 않

았다는 응답이 멘토는 80%, 멘티는 95.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멘토와 멘티 모두 진행 장

소가 하지 않았다고 느낀 것이다. 특히 멘

티는 학교의 지역 인 특성상 교통의 문제와 그

에 따른 경제  비용 소모, 시간부족 등의 원인

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상된

다. 따라서 멘토링 장소에 한 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17> 참조).

5.5 멘토멘티 계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멘토와 멘

티의 계는 로그램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한 요소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의 원활한 계형성을 한 

요소를 찾아내기 한 항목들을 구성하여 질문

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5.1 사  멘티(멘토)와의 계형성 유무

멘토링 로그램이 진행되기  사  계형

성 유무에서 멘토와 멘티 모두 사 에 계를 형

성하 다는 비율이 각각 멘토 40%와 멘티 50%

로 나타나 많은 멘티와 멘토가 사 에 화나 이

메일 등을 통하여 인사를 나 고 계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8> 참조). 

5.5.2 사  멘티(멘토)에 한 정보 악 유무

‘멘토링 로그램이 진행되기 에 멘토와 멘

티가 서로간의 정보를 악하고 있었는지’에 

한 질문에서 정보를 악하고 있었다는 응답이 

멘토 80%, 멘티 72.73%로 높게 나타나 멘티에 

비하여 멘토가 멘티에 한 정보를 더 많이 악

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9> 참조).

5.5.3 멘토가 선호하는 멘티의 학년

멘토가 선호하는 멘티의 학년으로 멘토링 

에는 학교 3학년(57.89%)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멘토링 후에도 역시 학교 3학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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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 5 7 35 4 20 5 25 3 15

멘티 4 18.18 7 31.82 6 27.27 4 18.18 1 4.55

fisher's exact test = 0.5799

<표 18> 사  멘티(멘토)와의 계형성 유무 비교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 5 15 75 3 15 1 5 0 0

멘티 4 18.18 12 54.55 6 27.27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2643

<표 19> 사  멘티(멘토)에 한 정보 악 유무 비교

구분
학교 1학년 학교 2학년 학교 3학년 학교 4학년 fisher's 

exact test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멘토링 1 5.26 4 21.05 11 57.89 3 15.79

0.9011
멘토링 후 1 5 6 30 11 55 2 10

<표 20> 멘토가 선호하는 멘티의 학년 비교 

이 가장 높았으나 멘토링 후 2.89%가 낮아진 반

면 멘토링  두 번째로 높았던 학교 2학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1.05%에서 30%로 증가하

다. 결과 으로 로그램 진행 후 모두 멘토

는 학교 3학년을 멘티로 가장 선호하고 있으

며 2학년도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표 20> 참조). 

5.5.4 멘티가 선호하는 멘토의 직업분야

멘티가 선호하는 멘토의 직업분야를 조사하

다. 로그램 진행 에는 학도서 과 공공

도서 이 22.73%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행사(13.64%)가 뒤를 이었다. 로그램이 진

행된 후에는 공공도서 이 31.82%로 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도서 이 18.18%로 어들

었으나 두 번째 순 로 나타났고 진행  0%

던 DB구축  콘텐츠 개발업체는 9.09%로 증

가하 다. 반면 로그램 진행  행사( ,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 )가 10% 이

상으로 나타났지만 로그램이 진행된 후에는 

0%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 , 일반회사 정보

리부분도 마찬가지로 0%로 어들었다. 로그

램 진행 후 기타사항으로는 공공기 이 있었다.

멘토링 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공공도

서  멘티를 가장 선호하고 학도서 , 문도

서 , 기록   기록물자료실 등의 순으로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교도서 , 행

사( ,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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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사 정보 리부분을 직업분야로 가지고 있는 

멘토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멘티의 직업분야에 한 선

호도가 멘토링을 받은 멘토의 직업의 향을 받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멘토의 직업분야를 매우 폭넓게 가져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표 21> 참조). 

5.5.5 멘토가 선호하는 멘티의 유형

멘토가 선호하는 멘티의 유형으로 멘토링 

에는 멘토들의 조언을 극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인 멘티와 멘토와 원활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멘티가 36.84%로 동일하게 가

장 높았으나 멘토링 후 각각 6.84% 하락하 고 

멘토와 멘티 상호간의 화합과 공유가 가능한 멘

티가 멘토링 에는 26.32%로 두 번째로 높았

지만 멘토링 후 8.6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 다. 멘토링 후 기타사항으로는 시

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멘티가 있었다(<표 22> 

참조). 

구분

멘티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가도서 2 9.09 1 4.55

학도서 5 22.73 4 18.18

공공도서 5 22.73 7 31.82

학교도서 1 4.55 0 0

문도서 2 9.09 3 13.64

국가수  유통기 (KERIS, KISTI 등) 1 4.55 1 4.55

기록   기록물 자료실 2 9.09 3 13.64

DB 구축  콘텐츠 개발업체 0 0 2 9.09

행사( ,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 ) 3 13.64 0 0

일반회사 정보 리부분 1 4.55 0 0

기타 0 0 1 4.55

fisher's exact test 0.643

<표 21> 멘티가 선호하는 멘토의 직업분야 비교 

구분

멘토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들의 조언을 극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인 멘티 7 36.84 6 30

멘토와 멘티 상호 간의 화합과 공유가 가능한 멘티 5 26.32 7 35

멘토와 원활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멘티 7 36.84 6 30

기타 0 0 1 5

fisher's exact test 0.8816

<표 22> 멘토가 선호하는 멘티의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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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멘티가 선호하는 멘토의 유형

멘티가 선호하는 멘토의 유형은 멘토링 에

는 멘토와 멘티 상호간의 화합과 공유가 가능한 

멘토가 4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링 

후에 4.45% 더 늘었다. 극 으로 조언을 해주

는 멘토(31.82%) 한 9.09% 늘어났다. 반면, 

원활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멘토는 멘토링 

에 비해 멘토링 후에 13.63% 어들어, 멘토

링 후에 극 인 조언을 해주는 멘토와 멘티 

상호 간의 화합과 공유가 가능한 멘토를 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5.5.7 멘토가 본 멘티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멘토가 보았을 때 멘토링 로그램을 통해서 

멘티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 조사하 다. 

그 결과, 멘티들의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멘토의 31.58%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 고, 한 멘티의 취업진로 

선택능력 향상(21.05%)과 태도  가치 의 변

화에 기여(21.05%)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다. 멘토링 후에는 멘티들의 태도  가치

의 변화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45%로 23.95% 

증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멘티들의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향상이라는 응답은 

26.58%로 어들었다. 

멘토링  멘토들은 멘토링 로그램을 통하

여 멘티들의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이 향

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상했으나 로그램 진

행 후 멘티들의 태도  가치  변화에 큰 역할

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 다(<표 24> 참조).

5.5.8 멘티가 본 멘토가 얻을 수 있는 효과

멘토링 로그램을 통해서 멘티가 생각하는 

멘토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 조사하 다. 

그 결과 멘토들이 멘티를 통해 부족한 면을 악

하여 비 으로 검할 수 있는 기회(42.86%)

를 갖게 되고 멘토라는 지 에서 갖추고 있는 

잠재 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재확인(33.33%)

하는 것이 멘토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일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멘토

링 후에는 멘토들이 멘티를 통해 부족한 면을 

악하여 비 으로 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20.13% 어들었고, 멘토들

이 멘토라는 지 에서 갖추고 있는 잠재 인 

아이디어와 기술 재확인이 7.58% 증가하여 멘

토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 멘토링 후에 

한 멘티의 생각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참조).

구분

멘티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극 으로 조언을 해주는 멘토　 7 31.82 9 40.91

멘토와 멘티 상호 간의 화합과 공유가 가능한 멘토 10 45.45 11 50

정서  지지를 잘 할 수 있는 멘토 1 4.55 1 4.55

원활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멘토 4 18.18 1 4.55

fisher's exact test 0.6852

<표 23> 멘티가 선호하는 멘토의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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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멘토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티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1 5.26 0 0

멘티들의 인 계 능력 향상 1 5.26 0 0

멘티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1 5.26 3 15

멘티들의 취업진로 선택능력 향상 4 21.05 2 10

멘티들의 태도  가치 의 변화에 기여 4 21.05 9 45

멘티들의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향상 6 31.58 1 5

멘티들의 실무 경험의 향상 2 10.53 2 10

멘티들의 공 문성의 향상 0 0 2 10

기타 0 0 1 5

fisher's exact test 0.105

<표 24> 멘토가 본 멘티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비교 

　구분

멘티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들이 부족한 면을 악하여 비 으로 검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 9 42.86 5 22.73

멘토들의 리더십 배양 능력 향상 2 9.52 4 18.18

멘토들이 멘토라는 지 에서 오는 내 인 만족감과 성취감 3 14.29 4 18.18

멘토들이 멘토라는 지 에서 갖추고 있는 잠재 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재확인 7 33.33 9 40.91

fisher's exact test 0.5586

<표 25> 멘티가 본 멘토가 얻을 수 있는 효과 비교 

5.5.9 멘토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멘토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멘토링 후 모두 부족한 면을 악하여 비

으로 검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높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답하 으며, 멘토링 에

는 멘토가 갖추고 있는 잠재 인 아이디어와 기

술 재확인이 21.05% 으나 멘토링 후 8.95% 

늘어났다. 반면 멘토의 리더십 배양능력 함양은 

멘토링  5.26% 으나 멘토링 후에는 0%로 

어들었다. 

멘토링 로그램이 멘토에게는 부족한 면을 

악하여 비 으로 검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되며 멘토가 갖추고 있는 잠재 인 아

이디어와 기술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멘토링 로그램은 멘

티에게 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정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표 26> 참조).

5.5.10 멘티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티로서 얻

을 수 있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멘토링 후 모

두 취업진로 선택능력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한 태도  가치 의 변화가 4.33% 늘어

났다. 반면,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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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멘토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족한 면을 악하여 비 으로 검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 11 57.89 12 60

멘토의 리더십 배양능력 함양 1 5.26 0 0

멘토가 갖추고 있는 잠재 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재확인 4 21.05 6 30

기타 3 15.79 2 10

fisher's exact test 0.8099

<표 26> 멘토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6.5% 어들었다. 하지만 멘토링 과 후의 순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멘토링 로그램이 멘티에게는 취업진로 선

택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향상, 멘티의 태도  가치 의 변화순으

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5.5.11 멘토와 멘티 간의 커뮤니 이션 

‘멘토와 멘티 간에 커뮤니 이션이 잘 이루어

졌는지’에 해 멘토링 후 조사한 결과, 잘 이루

어졌다는 응답이 멘토 95%, 멘티 90.9%로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나 멘토링 진행  커뮤니

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28> 참조).

구분

멘티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 계 능력 향상 0 0 0 0

취업진로 선택능력 향상 11 52.38 12 54.55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향상 9 42.86 8 36.36

태도  가치 의 변화 1 4.76 2 9.09

fisher's exact test 1

<표 27> 멘티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비교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7 35 12 60 1 5 0 0 0 0

멘티 10 45.45 10 45.45 2 9.09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6362

<표 28> 멘토와 멘티 간의 커뮤니 이션



13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1호 2014

5.5.12 멘토와 멘티 간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의 조건

‘멘토와 멘티 간의 커뮤니 이션을 효과 으

로 하기 하여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에 해 멘토에게 질문하 으며, 멘토링 에는 

멘토링 로그램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4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의 직무에 

한 이해(15.79%), 멘토링 로그램에 한 

참여도(15.79%)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멘토링 

로그램에 한 개념  이해(10.53%), 멘토

와 멘티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  여건 보장

(10.53%)이 뒤를 이었다. 멘토링 후에는 멘토

와 멘티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  여건 보장

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링 로그

램에 한 개념  이해(20%), 멘토의 직무에 

한 이해(20%), 멘토링 로그램에 필요한 의

사소통 능력(20%)이 동일하게 뒤를 이었다. 

멘토링  커뮤니 이션이 효과 으로 진행

되기 해서 멘토링 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 으나 멘토링 후 시간  

여건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멘토링 로그램 진행  시행된 

사 교육은 멘토와 멘티의 커뮤니 이션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5.5.13 멘토링 로그램 참여를 통해 느낀 

멘티(멘토)의 강

멘토링 로그램 참여 후 멘토가 느끼는 멘티

의 강 과,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강 을 각각 

조사한 결과, <표 30>과 같이 나타났다. 멘토는 

의사를 표 하는 자신감(30%)과 정  사고

(25%), 책임감(15%),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세

(15%) 등의 순으로 멘티의 강 을 나타냈으며 

멘티는 조언을 해주는 자세(54.55%)를 멘토의 

강 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 으며 멘토의 책임

감(18.18%), 정  사고(13.64%)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멘토가 되고

자 하는 사서는 극 인 조언을 해주는 자세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 멘티가 되고자 하는 

비사서는 자신감있게 의사를 표 하고 정

으로 사고하는 자세로 멘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멘토

멘토링 멘토링 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링 로그램에 한 개념  이해 2 10.53 4 20

멘토의 직무에 한 이해 3 15.79 4 20

멘토링 로그램에 한 참여도 3 15.79 1 5

멘토링 로그램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8 42.11 4 20

멘토와 멘티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  여건 보장 2 10.53 7 35

멘토링 로그램의 사 교육의 의무 0 0 0 0

기타 1 5.26 0 0

fisher's exact test 0.1043

<표 29> 멘토와 멘티 간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의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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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사를 표 하는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 정  사고 책임감 조언에 한 자세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6 30 2 10 5 25 3 15 3 15 1 5

멘티 2 9.09 1 4.55 3 13.64 4 18.18 12 54.55 0 0

fisher's exact test = 0.0672

<표 30> 멘토링 로그램 참여를 통해 느낀 멘티(멘토)의 강  비교 

5.6 평가  개선사항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한 후 멘토링 로그

램에 해 멘토집단과 멘티집단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

낀 개선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조사하 다. 이

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이와 유사한 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멘토

집단과 멘티집단 각각의 평가의견을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각 집단별로 한 개선을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6.1 멘토링 로그램의 내용과 운 방식의 

성

멘토링 로그램의 반 인 내용과 운 방

식에 있어서 멘토 78.95%, 멘티 77.27%가 멘토

링 로그램이 하게 운 되었다고 평가하

다. 이번 멘토링 로그램이 한 방법으로 

운 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표 31> 참조).

5.6.2 멘토링 로그램 진행의 미흡 부분

멘토링 로그램 종료 후 반 으로 가장 미

흡했던 부분에 해 질문하 으며, 멘토의 90%

가 시간조율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평가하 고, 

장소선정의 어려움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멘티 한 로그램 진행에 있어 시간조율의 어

려움(50%)을 가장 높게 평가하 으며 경제

인 부담(36.36%), 의사소통의 문제(4.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은 9.09%가 시간부

족으로 시간상의 문제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멘티에게는 시간상의 문제만큼 경제 인 문

제도 높게 나타났는데,  설문결과를 참고하

을 때 로그램 진행  교통비 등의 활동비용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 이에 

한 경제  지원을 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참조).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2 10.53 13 68.42 4 21.05 0 0 0 0

멘티 4 18.18 13 59.09 5 22.73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9005

<표 31> 멘토링 로그램의 내용과 운 방식의 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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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사소통 문제 경제  부담

시간조율의 

어려움

장소선정의 

어려움

반 인 

진행 미흡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0 0 0 0 18 90 1 5 0 0 1 5

멘티 1 4.55 8 36.36 11 50 0 0 0 0 2 9.09

fisher's exact test = 0.0028

<표 32> 멘토링 로그램 진행의 미흡 부분 비교

5.6.3 멘티(멘토)와의 계 만족도

로그램 진행 후 멘토와 멘티와의 계 만

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멘토 

90%, 멘티 90.91%로 두 집단 모두 매우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하지 않

는다는 멘토가 5% 있었다(<표 33> 참조).

5.6.4 멘토링 로그램의 재참여 의지

‘향후 멘토링 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

가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 다시 참여할 의지

가 있다는 멘토가 90%, 멘티가 90.91%로 나타

나 멘토와 멘티 모두 재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재참여 의지가 없는 멘토가 

5% 있었다(<표 34> 참조).

5.6.5 멘토링 로그램의 재참여 이유

‘멘토링 로그램에 다시 참여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한 질문에서, 멘토의 

경우 학생들에게 장실무에 한 조언을 하기 

해서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학생

들의 취업진로를 상담해주기 해서(25%), 자

신의 직무에 한 지식을 알려주기 해서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멘티의 경우 

장실무에 한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가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3 65 5 25 1 5 1 5 0 0

멘티 15 68.18 5 22.73 2 9.09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941

<표 33> 멘티(멘토)와의 계 만족도 비교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3 15 15 75 1 5 1 5 0 0

멘티 10 45.45 10 45.45 2 9.09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0665

<표 34> 멘토링 로그램의 재참여 의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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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비를 

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40.9%), 

멘토링 로그램 진행 후 성취감을 얻을 수 있

어서(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멘토링 로그램에 재참여할 의사가 있는 멘

토와 멘티 두 집단 모두 장실무에 한 멘토

링을 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취업  취업진로에 한 멘

토링을 해서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과를 참고하 을 때 멘티가 멘토링 로그램

을 참여하면서 취업진로선택능력의 향상과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향상에 도움을 받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35> 참조).

5.6.6 멘토링 로그램을 직장동료(동기  

선후배)에게 권유 의사 유무

‘이번에 진행한 멘토링 로그램을 다른 직

장동료(동기  선후배)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

는지’에 한 질문에서,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멘토 80%, 멘티 100%로 나타나 멘토

와 멘티 모두 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멘티의 경우 100%이며 그 에 매

우 그 다는 응답이 59.09%로 반을 넘었다. 

로그램에 한 체 인 만족도가 높기 때문

에 동기  선후배에게 권유하려는 것으로 보

인다(<표 36> 참조).

재참여 이유
멘토

빈도 비율(%)

학생들의 취업진로를 상담해주기 해서　 5 25

학생들에게 장실무에 한 조언을 하기 해서 9 45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해서　 1 5

자신의 직무에 한 지식을 알려주기 해서 3 15

문성 향상을 해서 0 0

멘토링 로그램 진행 후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서 1 5

기타 1 5

재참여 이유
멘티

빈도 비율(%)

멘토링 로그램 진행 후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서 1 4.5

장실무에 한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2 54.5

취업 비를 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 40.9

멘토와의 계 유지를 해서 0 0

<표 35> 멘토의 멘토링 로그램 재참여 이유 비교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 1 5 15 75 4 20 0 0 0 0

멘티 13 59.09 9 40.91 0 0 0 0 0 0

fisher's exact test = 0.0001764

<표 36> 멘토링 로그램을 직장동료(동기  선후배)에게 권유 의사 유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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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멘토링 로그램 운 을 해 개선해야 

할 

멘토링 로그램 운 이 성공 으로 진행되

기 해 가장 먼  개선되어야 할 을 조사한 

결과, 멘토는 멘토링 로그램의 설계  계획

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링 로

그램을 주 하는 학의 지원(15%), 멘토링 

로그램에의 극 인 참여도(10%), 멘토링 

로그램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멘티의 경우 멘토링 로그

램을 주 하는 학의 지원과 멘토링 로그램

을 하면서 발생되는 경제  부담에 한 지원

이 각각 31.82%로 동일하게 높았으며, 멘토링 

로그램에의 극 인 참여도(13.64%), 멘토

링 로그램의 설계  계획(9.09%), 멘티에 

한 사 정보 제공(9.09%)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표 37> 참조). 

5.6.8 멘토링 로그램의 활성화를 한 선행 

조건

멘토링 로그램의 활성화를 해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조건에 한 질문에서 멘토는 멘

토링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45%로 가장 높게 평가하 고 학의 극

인 후원(25%), 멘토와 멘티가 지  네트워크

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 라 구축(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멘티는 학의 극 인 후원

이 5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링 

구분
멘토 멘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링 로그램의 설계  계획 9 45 2 9.09

멘토링 로그램을 주 하는 학의 지원 3 15 7 31.82

멘토링 로그램의 극 인 참여도 2 10 3 13.64

멘토링 로그램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2 10 1 4.55

멘티에 한 사  정보 제공 1 5 2 9.09

멘토링 로그램을 하면서 발생되는 경제  부담에 한 지원 1 5 7 31.82

기타 2 10 0 0

fisher's exact test 0.0207

<표 37> 멘토링 로그램 운 을 해 개선해야 할  비교 

구분
멘토 멘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 9 45 6 27.27

학의 극 인 후원 5 25 12 54.55

멘토링 로그램과 련된 홍보 1 5 0 0

멘토와 멘티가 지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 라 구축 4 20 4 18.18

기타 1 5 0 0

fisher's exact test 0.1966

<표 38> 멘토링 로그램의 활성화를 한 선행 조건 비교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 운 후 인식변화연구  141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27.27%), 멘토

와 멘티가 지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 라 구축(18.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멘토는 멘티의 동기부여를 선행되어야 할 조

건으로 평가하 지만, 멘티는 동기부여도 요

하긴 하지만 학의 후원을 더욱 바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 멘토링 로그램에서 멘

티는 멘토링 활동을 한 시간과 경제 인 부

분에 있어 학의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38> 참조).

6. 논의  향후연구

6.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

그램을 운 하고 두 집단에게 멘토링 후에 수

행된 두 번의 설문을 통해, 멘토링 로그램 

후 인식변화를 측정하거나 두 집단간 인식차이

를 비교하 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비사서-

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 다. 논의는 연구질문

에서 제기된 사항을 심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 멘토링 로그램의 필요성이나 참여동

기 등을 보았을 때, 멘토나 멘티 모두 멘토링 

로그램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 고, 멘토링 로

그램의 참여동기는 장실무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진로를 상담하며 직무에 한 이해

를 높이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

보학과의 특성상 장경험이 요시되고 있음

을 반 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취업  진

로에 한 비 을 명확히 하기 해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멘토링 로그램 사 교육은 필요하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두 집단 모두 

사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 으나 사

교육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겠다고 하 으며, 

참여한다면 로그램에 한 이해를 높이고 효

율 으로 멘토링을 수행하기 해서라고 하

다. 멘토링 로그램 종료 후 사 교육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 을 때, 사

교육은 멘토링 로그램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멘토링 

에 겪은 문제해결, 그리고 친 한 계를 형

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셋째, 멘토링 로그램의 활성화를 해 어떠

한 지원  리가 요구되는지를 악하고자 하

으며, 멘토링 로그램 진행 시 한회당 

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2-3시간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멘토링 장소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멘토와 멘티 모두 80% 이상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멘티 소속 학교의 지역 인 특성상 

교통의 문제와 그에 따른 경제  비용 소모, 시

간부족 등의 원인으로 이러한 같은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멘토-멘티 계의 형성을 해 운 자

는 이들이 멘토링 에 서로간의 정보를 충분히 

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 의 멘토링이 부

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결과에 

체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이 

시작되기  로그램진행자 측에서 멘티로 하

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 고 이 소개

서와 함께 멘티에 한 기본 정보를 멘토에게 

모두 송하 다. 한 멘토에 한 정보는 멘

토링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각각의 멘토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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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개하 고, 멘티로 하여  기  홈페이지 

 기타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하도록 하 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멘토와 멘티가 각각 선호하는 멘토

와 멘티 유형을 보았을 때, 멘토는 멘토들의 조

언을 극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인 

멘티, 멘토와 원활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멘티, 그리고 멘토와 멘티 상호간의 화합과 공

유가 가능한 멘티를 선호하 고, 멘티는 멘토

와 멘티 상호간의 화합과 공유가 가능한 멘토 

 극 으로 조언을 해주는 멘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화합과 공유를 

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로그

램의 성과를 내는 기본 인 요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멘토와 멘티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멘토로서 얻을 수 있

는 효과는 멘토에게는 부족한 면을 악하여 비

으로 검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되며 

멘토가 갖추고 있는 잠재 인 아이디어와 기술

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멘토링 로그램은 멘티에게 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한 멘토링 로그램은 멘티에게는 취업진

로 선택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에 한 이해와 

책임감 향상, 멘티의 태도  가치 의 변화에

도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멘토링 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며 구체 으로 어떤 부분에서 운 효과

가 있었는지 악하고자 하 다. 그 결과 멘토

링 로그램은 하게 운 되었으며, 멘토링 

로그램에 만족하고 서로간의 계에 만족하

며, 이후 멘토링 로그램에의 재참여 의지도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멘토링 로그램을 멘

토와 멘티 모두 직장동료나 선후배에게 극 추

천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멘토링 진행 시 시간조율의 어려움  장소 선정

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멘티의 경우는 교통비 

등 경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멘토링 로그램의 활성화를 해 개

선해야 할 사항으로 멘토는 멘토링 로그램의 

설계  계획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멘티는 학의 지원과 경제  부담에 

한 지원을 가장 큰 개선 으로 평가하 다. 멘

토는 로그램 진행의 미흡부분에서 시간조율

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이 부분에 

한 로그램 설계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으

로 보이며, 멘티는 시간 인 부분에 한 학

의 지원과 교통비 등의 경제  부분에 한 지

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자 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을 본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결과 도

출된 내용을 심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멘

토는 많은 시간을 멘토링에 투자해야 하고 멘티

도 교통비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각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멘토의 직

업분야, 담당업무, 멘토링 로그램 참여여부 등

을 포함하는 멘토들에 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 학생들의 진로 악을 2학년 이 에 

최 한 악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멘토와 

멘티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멘토링이 시작되기 에 멘토링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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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장소를 완벽하게 확보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운 자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멘토링 

로그램에 투자하여 로그램을 기획하고 

로그램 진행 각각의 단계에서 멘토  멘티와 

상담하여야 하며, 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의 네 가지가 완

벽하게 갖추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

문조사 결과  논의결과를 참고할 모든 문헌

정보학과가 멘토링 로그램을 효과 으로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범 으로 용하고 운

하 으며, 그 개선요구사항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 사서 멘토링을 통한 비사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 으며, 추가 인 연구과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개

발하고 운 하면서 매뉴얼의 부재로 다소 어려

움을 겪었으며, 따라서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 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의 경우 특히, 청

소년 멘토링 로그램 분야에는 멘토링 운  매

뉴얼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 분야에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비사서-

사서간 멘토링 로그램 운  매뉴얼을 개발․

보 하여 멘토링 운 자, 멘토, 그리고 멘티 모

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멘토는 문헌정보학

계  도서 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들 

에서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이로 인해 비교  성공 으로 로그램을 마무

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그램을 계속 진행

할 경우 충분한 멘토인력풀을 형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멘토인력

풀을 형성하기 한 방법론  DB 구축과 같은 

추가 인 논의와 연구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멘토링 로그램이 최근들어 장에서는 물

론 학계에서도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멘토링 로그램이 멘티들의 학업성 , 

인 계능력, 사회성 향상 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년생이나 비 직장인들이 

효과 으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응하기 

해 멘토링 로그램을 선호한다는 연구도 나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사서-사서간 멘토링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고 그 효과를 측정

하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 많은 시사 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이러한 로그램을 운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밝 낼 수 있

었다. 멘토링 로그램의 주요 성과는 장실무

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비 설정에 

도움이 되며,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도움

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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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서 밝 진 사항으로는 사 교

육의 내용, 멘토링 로그램을 보다 효과 으

로 진행하기 해 필요한 지원내용, 멘토와 멘

티가 각자 선호하는 멘토  멘티유형, 멘토링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다. 이 연구결과

는 장사서나 연구자가 멘토링을 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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