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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실천의 내용을 도출하고 그 사회  실천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공선의 내  가치를 실 하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에 도달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첫

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이 경험하는 사회  실천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  실천을 경

험하는가? 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선정한 연구참여자는 자발 인 참여의

사가 있고 다문화멘토링을 1년 이상 경험한 학생 멘토 18명으로 설정하 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사하여 Strauss & Corbin(1998)의 분석 방법에 따라 

개방 코딩하여 범주를 추출한 후 축 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과 

과정 분석을 하 다. 선택 코딩에서는 핵심 범주를 발견하고 이야기 개요를 작

성한 뒤 핵심 범주를 심으로 유형화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모형을 

설정하고 귀납 으로 이론을 통합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개방 코딩에서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의 실천 경험을 범주로 분석

한 결과 총 106개의 개념과 43개의 하 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의 결과 사회  실천 과정에 

한 인과  조건은 다문화멘토링 지원과 다문화에 한 선입견으로 나타났다.

심 상은 다문화멘토링 실행하기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 상을 가져오

는 맥락  조건은 멘티의 특성과 멘티의 반응이다. 재하는 조건은 멘토링 제

도, 교사의 태도, 튜터와 조별모임, 멘토의 노력으로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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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은 자아성찰과 멘토의 성취 활용, 멘티의 변화 확인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에서

는 멘토링 재결정과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홍보, 사활동 확 로 도출되었다.

과정 분석에서 나타난 사회  실천과정 단계는 설 이는 단계, 알아가는 단

계, 함께하는 단계, 갈등하는 단계, 성취하는 단계, 넓 지는 단계로 확 되었다.

첫째, ‘설 이는 단계’는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여 면 을 보고 멘토로 선정된 

후 멘토링에 한 기 감과 멘티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둘째, ‘알아가

는 단계’는 다문화멘토링을 함께 할 멘티를 만나 멘티의 성격이나 학습상황, 환

경에 한 특성을 악하여 멘티와 계를 형성하는 라포단계이다. 셋째, ‘함께

하는 단계’는 멘티와 학습활동, 체험활동, 정서활동, 상담활동 등 실질 인 활동

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멘토와 멘티의 력 인 계가 잘 형성

될 때 멘토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갈등하는 단계’이다. 멘토들이 멘토

링을 진행하면서 멘티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멘토의 의도 로 멘토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섯째, ‘성취하는 단계’는 멘토

링 활동을 통하여 멘티들의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고 멘토 역시 멘토링을 통하

여 자신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이다. 여섯째, ‘넓 지는 단계’는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멘토들이 사와 실천에 한 가치가 변화됨을 확인하고 

다른 사활동에도 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회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형성되며 실천이 확 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사회  실천

과정은 여섯 단계가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선형태의 과정으로 나타났

다.

선택 코딩을 통해서는 사회  실천과정의 핵심 범주를 도출하 다. 학생들

의 사회  실천과정 핵심 범주는 '사회  실천을 통한 좋은 삶 만들기'이다. 이 

핵심 범주를 심으로 범주 간의 련성을 확인한 결과 재도 포기형, 지속형,

사 심형, 사회활동확 형으로 유형화 되었다. 첫째, ‘재도 포기형’은 멘토링

에 반복 지원을 포기하는 유형으로 멘토링을 통하여 상처를 입었거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학생들의 유형이다. 둘째 ‘지속형’은 1년의 멘토링 경험을 통하여 

한 번 더 도 하는 유형으로 멘토링을 통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성취감이 낮

기도 하 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멘토링에 다시 도 하는 유형이다.

셋째, ‘ 사 심형’은 사와 실천을 통하여 멘티의 변화도 확인하고 멘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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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취감을 느낀 유형이다. 이들은 사를 통한 성취감과 더불어 다른 사활

동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유형이다. 넷째 ‘사회활동확 형’은 멘토링을 통하

여 내 ‧외  성취를 느끼고 사활동을 넘어 사회활동으로 범 를 확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찾아 시민의식 형성과 함

께 사회활동으로 그 역을 확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여 상황모형을 제시하 다. 상황모형을 

개인, 학교, 사회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생인 멘토의 성취는 각 차

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은 학생

들의 개인, 학교, 사회생활 반의 맥락과 연계되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실천과

정은 단계 이고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멘토링은 사

회  실천의 속성을 반 하고 있으며 다문화멘토링의 멘토와 멘티가 주체 인 

역할을 하 을 때 멘토링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  실천을 통하여 내  선을 이루고 이러한 내  선이 사회의 공

공선으로 확  될 수 있도록 실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회  실천, 다문화멘토링, 근거이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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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본 연구는 사회  실천1)이 사회가 유지되고 변화하는데 핵심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는데서 시작하 다. 사회  실천은 사회 으로 성립된 동  인간 활동

(MacIntyre, 1984)으로, 사회 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활동들로 구성

되어 있다. 즉, 사회  실천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서 이루어지는 익숙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좋은 삶은 사회  실천을 통하여 실천  이성에 입각한 인간욕구를 

최 한 만족시키는 것이다(Hirst, 1993). 사회  실천을 이루기 해 요한 것

은 실천의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  실천에 앞서 어떠한 행 의 옳고 그름이나 

함과 부 함을 평가한다. 이러한 단의 순간에 직면하여 그 행 를 규범

에서 수렴하게 하는 것과 규범자체가 한 것인지에 한 평가가 거의 동시

에 재귀 으로 이루어진다(조주 , 2015). 모든 실천가들은 필연 으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실천가들의 탁월함 안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탁월함은 덕을 함양하는 것이다(MacIntyre, 1984). 덕은 

사회  실천을 통하여 실천가의 내  선을 이루고 공공선으로 연장된다. 즉, 사

회  실천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내  가치를 실 하고 인간 삶의 목 과 가치

를 사회 으로 확장시킨다. 한 인간은 사회  실천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건강한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게 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좋은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에 공존하는 사람

들의 사회  실천은 사회조직의 다양성을 작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세계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이며 한민국 역시 다문

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많은 실천가들은 소수자를 한 활동으로 그 활

동 역을 확 하고 있으며 이에 학생들도 외는 아니다. 학생들은 교육

1) 본 연구에서의 사회  실천은 'a practice'로 실제, 실천, 행, 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홍은숙(1999)은 ‘사회  인간 활동’으로 유재 (2002)은 ‘사회  실제’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  한기철(2011)은 실천과 실제를 같이 사용하여도 이론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  실천’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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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역의 사로 이루어진 사회  실천을 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회  실천을 순수한 사정신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취업을 한 자

신의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실천은 자신의 지식, 사고와 

하게 연 되어 체화되며 습득된다. 즉, 사회  실천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

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한 사를 통한 실천은 사회에 한 자 심을 넘어 개

인과 사회의 행복감으로 연결된다.

학생들은 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소득층을 한 교육

사로 사회  실천을 하고 있다. 그  다문화멘토링2)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

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을 한 정책의 일환인 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

한 사활동으로 사회  실천에 한걸음 다가간다.

통계청(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80만 명을 넘은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5년 에 비해 50만 명 이상 그리고 10년 에 비해 

1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체인구의 3.5%를 차지하며 이러

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상된다. 이들은 부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형

성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2015)에 따르면 일반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

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에는 체 ․ ․고 학생수의 1%를 

넘어섰다. 한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121만 명으로, 향후 ․ 등 교

육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 으로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다문화사

회에서 소수 인종과 민족에 한 편견, 차별이 발생하면서 많은 수의 다문화가

정 학생들이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 소외계

층을 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구체 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에 

한 인식,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한 지원정책  지원체계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김 순, 2013: 5). 교육의 평등성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사회는 소수 1% 정

도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함께 책임지고, 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

2) 본 연구의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탈북가정자녀들을 한 멘토링으로 교육부에서 주 하고 한

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

을 주고자 2006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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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낙오학생방지법을 실시하여 미국의 모든 어린이가 

공평하고 평등한 기 학습교육을 제공받도록 하 다(김 순 외, 2014: 83). 한국

정부 역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2006년 공식 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임을 표방하 다. 정부는 

각 앙부처에 다문화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다문화교육지원방안을 통하여 다

양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로 방과 후 학교 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한 학생 멘토링 제도, 교사와 래의 1 1 결연하기, 소수자에 

한 배려교육, 교원연수 강화, 일반학생과 교원의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등이 있

다. 한 2015년에는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취학  동등한 출발 을 

보장하기 해 유치원 단계부터 언어  기 학습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유치

원 30개를 선정하여 시범운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2012)을 통하여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은 학생 멘토3)와 다문화가

정  탈북가정의 ‧ ‧고등학생 멘티가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언어, 피부색,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  사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멘토인 학생은 ‧ ‧고등학교를 먼  

다닌 선배로서 멘티에게 공감과 조언을 해주고, 멘토는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고 

멘티의 미래 삶의 방향에 해 도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교육기부 사업의 하나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나눔과 사를 실천하고 실천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다문화멘토링은 멘티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과 학업능력 향상에 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멘토로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한 공공선을 실천하고 민주시민

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 미래를 살아가는 소양을 함양하고 그로 인

해 인간 으로 성숙해지며 다문화멘토링이 추구하는 목표 이상의 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다문화멘토링의 멘토에 한 깊이 있는 연구

가 필요한 시 이다.

3) 2014년부터 장학재단에서는 멘토를 나눔지기로, 멘티를 배움지기로 바꾸어 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눔지기는 멘토로 배움지기는 멘티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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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  실

천의 내용을 도출하고 사회  실천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공공선이라는 내  가치를 실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생의 사회  실천을 돌아보고 다문화멘토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인 목표를 효과 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한 다양한 시민들이 사회  실천을 통하여 내  삶의 가치를 높이

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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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내용을 탐색하고 다문화멘토링의 

사회  실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멘토링 실천과정의 

이론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이 경험하는 사회  실천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   

실천을 경험하는가?

연구 문제와 련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하여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층인터

뷰하고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여 사회  실천 내용의 범주를 추출하 다.

연구 문제 2를 해결하기 하여 연구 문제 1에서 추출한 범주를 다시 통합하

여 사회  실천과정을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설명하고 단계별로 유형화하 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 ,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를 이끌

어갈 연구내용을 설명하 다. 한 연구자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연구 

동기를 피력하 다.

Ⅱ장에서는 먼  사회  실천이론에 입각하여 사회  실천의 개념과 실천의 

속성을 도출하 다. 둘째, 다문화멘토링의 도입배경과 다문화멘토링의 구성요소

와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 사회  실천과 다문화멘토링의 함의 계를 통하여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실천의 필요성과 다문화멘토링이 사회  실천인 이유를 

설명하 다. 셋째,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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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설명하 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끌어갈 연구방법에 해 설명하 다. 먼  연구에 

한 개요와 근거이론에 해 설명하 다. 한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선정동기

와 연구참여자의 일반 인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자료 수집과정을 상세하

게 나열하고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설명하 다. 더불

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한 내용도 첨부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근거

이론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 내용과 실천과정에 한 것이므로 근거이론이 이러한 

과정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연구방법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

다. 근거이론은 다른 질 연구방법 보다 경험과정을 설명하는데 과학 이고 체

계 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장 이 있다.

Ⅳ장에서는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해 연구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

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심으로 사회  실천에 한 경험내용으로 구성하

다.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개방 코딩 과정을 걸쳐 개

념을 통하여 하 범주를 결정하고 다시 상 범주로 범주화하 다.

Ⅴ장에서는 연구 문제 2를 해결하기 하여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

의 경험을 사회  실천과정으로 구성하 다. 이를 하여 먼  Ⅳ장에서 개방 

코딩 된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여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축 코딩으로 구조화하

다. 이 과정에서 패러다임에 따른 모형과 과정 분석을 이용하여 어떻게 교차

하고 연계되는지에 따라 실천과정을 단계별로 유형화하 다. 둘째, 사회  실천

과정을 종합 으로 이해하기 해 핵심 범주인 선택 코딩을 하 고 핵심 범주

를 심으로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  실천을 

유형화하 다. 셋째, 핵심 범주에 한 설득력을 강화하기 하여 상황모형을 

활용하여 제시하 다.

Ⅵ장에서는 연구에 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하고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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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동기

본 연구는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  

실천의 본질을 탐색하고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자는 근거이론방법을 선택하 다. 연구방법을 선

택하고 연구자는 연구과정에 한 끊임없는 비교분석과 메모를 통하여 그 과정

을 정교하게 살펴보았다. 먼  연구자는 사회복지학을 공하 고 다문화인을 

사회복지의 상으로 인식 하 다. 차츰 다문화 가정에 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문화교육 석사과정에 들어왔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을 공하고 이에 한 교

육을 받으면서 다문화교육은 지 까지 사회복지학에서 생각했던 교육을 넘어 

훨씬 더 포 이고 문 인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는 다문화교육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다문화 상에 따른 근방법은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 끊임없이 다문화에 한 이론과 장을 오가며 연구과정을 경험하 다.

특히 연구자는 석사과정 때부터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멘토들의 

튜터로 참여하 다. 다문화멘토링에서 튜터란 멘토의 펠로우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멘토링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해서 멘토들을 리하고 멘토들의 어려움

을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멘토와 사무국과의 개역할은 물론, 멘토와 멘

티의 계에 있어 매역할을 한다. 연구자가 멘토의 튜터로 참여하다보니 자연

스럽게 멘토들과 자주 만나고 이들의 어려움을 상담도 해주며 멘티의 담당교사

를 만나기도 하 다. 연구자의 에서는 멘토링을 통하여 큰 폭으로 성장하는 

멘토가 있는 반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멘토들도 많이 경험하 다.

한 멘티들 역시 교사들의 권유에 못 이겨 참여하는 멘티가 있는가하면 자발

으로 참여하여 멘토링을 극 활용하는 멘티들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

와 멘티에게 더욱 심을 가지게 되었고 멘티의 부모, 멘티의 담당교사, 학교장

의 인식까지 심을 확 하게 되었다.

한 연구자는 다문화멘토링 실행 주체에 한 심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

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에 한 이해를 넘어 다문화멘토링의 문제

이나 개선방향들에 해 더욱 심을 가지게 되었다. 재 다문화멘토링 운

에는 많은 문제 이 존재한다. 특히 멘토들을 제 로 평가할 수 있는 기 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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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 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 멘토링 시스템에 한 평가

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에 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시 이라

는 것을 직감하기도 하 다. 재 다문화멘토링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

로 멘티의 학습향상에 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멘토의 역량강화나 멘토의 

교육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구체 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자가 연구에 더욱 심을 가지고 더 깊숙이 다가가게 되

다.

그러면서 멘토들을 더 자세히 참여 찰하고 멘토링 운 에 자발 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멘토들을 심층 으로 찰한 결과 처음 멘토링을 하는 멘토들은 

자신이 주체 으로 이끌어야하는 멘토링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

에 빠지기도 하 다. 한 사 교육을 하지만 교육에서 들은 것보다 장은 자

신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이 많이 있었다. 한 이들이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

하고 어떻게 시간을 채우고 오는지에 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멘토

링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통하여 많은 

멘토들은 사에 한 생각이 변화하고 멘티를 통하여 교사로서 자신감을 가지

게 되며 한 사람에게 커다란 향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기

도 하 다.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해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

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살펴보고 이를 도와 으로써 자신의 가치 이나 철학

이 변하기도 하 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연구자는 멘티보다 멘토들에게 더욱 심을 가지게 되

었고 멘토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가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연구는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고 성장하 는지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 으로 살펴보기 

해 연구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선택하 다. 그 이유는 근거이론은 다른 질 연

구방법 보다 상징  상호작용을 시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과학 이고 체

계 으로 이끌어 갈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다문화멘토링을 사회  실천의 맥락

으로 연구하고 싶었다. 이기 이고 자기주도 인 생각이 팽배한 이 사회에서 더

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많은 사람이 공 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활동

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  실천의 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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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고 어떻게 사회를 해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곧 자기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연구의 주역

이다. 따라서 사회  실천이 우리사회에서 보편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변 환경과 사회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

는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멘토들의 경험과 이들

의 가치변화, 사회  실천을 엿보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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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논의

1. 사회  실천

1.1. 사회  실천의 논의 배경

인간은 생존하기 해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상호작용하며 사회  계를 유

지하려고 한다. 이를 해 인간은 쉬지 않고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Aristoteles는 좋은 삶이란 실천 인 삶이라고 하

다(최명 , 1984). 인간은 좋은 삶을 살기 해 로벌한 세계에서 다양한 인

종과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해 끊임없이 실천한다. 다양성이 강조되

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며 어떤 의미를 가져

야 하는지에 한 의문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하 다.

Kant는 인류의 역사를 국제 으로 완 한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Kant가 주장하는 완 한 국가체제는 보편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

회로서 인류의 궁극 인 목 이 실 되고 도덕성이 사회 으로 실 된 상태이

다(신기철, 2006: 163). 이와 같이 시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편 인 법이 

지배하며 공동체 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것이 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 으로 사하

고 실천하여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  실천이 다문화 

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실천이란 말을 흔하고 쉽게 사용하고 있다. 실천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구조를 부여해주는 역사 이고 사회 인 맥락 내에서의 활동을 의

미한다(손민호‧배을규, 2007: 83). 인간의 행 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성취하고

자 하는 목 이 있을 때 인간의 행동은 실천으로 나타난다(고인규‧최지연, 2012:

130). 실천이란 용어는 이론과 조 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론과 복잡하게 

련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한다. 실천의 개념은 언어, 도구, 서류, 이미지, 상

징, 역할, 거, 명시화된 차, 규정, 계약 등과 같이 명시 인 지식과 례나 

계, 략 인 실제  방법, 미묘한 단서, 직감, 지각, 감수성, 구체 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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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가정, 세상을 보는  등과 같이 암묵 인 지식을 포함한 사회  속성

을 가리킨다(손민호 외, 2007: 84). 여기서 실천을 단순히 인간의 행 로 보아서

는 안되며 사회 인 차원에서 인지하고 다루어야 한다. 즉, 사회  실천이론에

서 실천은 개인 으로 구성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으로 형성되고 유

지되므로 사회  실천을 의미한다(장원순, 2003: 2).

사회  실천에 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Aristoteles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는 실천을 인간주체의 활동에 을 맞추고 있다. 그의 서 니코마코스 윤

리학(Ethika Nikomacheia, Nicomachean Ethics)에 따르면 이론은 보는 것, 아는 

것과 련 된다면 실천은 행하는 것, 만드는 것과 련이 된다(최명 , 1984).

한 그는 이론이 추상 이고 인지 인 행 의 상이라면 실천은 구체 이고 

활동 인 행 의 상이며 두 개는 완 히 별개의 상이라는 이분법  사고를 

하 다(한 숙, 2009: 10). 그는 실천을 윤리  정치  생활에 있어서 뛰어난 훈

련과 활동으로 지칭하면서, 개인의 윤리 인 활동은 도시국가내에서 정치 인 

활동으로 연결되어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곧 실천으로 직결한다고 보고 실천

에 있어 실천  지혜를 강조하 다. 실천  지혜는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실천 인 것과 련되어 자기 자신, 가족, 폴리스와의 계에서 개별

인 것에 한 공감  이해 등 참을 단 해내는 행  혹은 실천과 련이 있

다고 하 다.

한 Kant는 인간의 선은 자유와 의지에서 나오며 도덕  시민사회에서 이성

이라는 것을 강조하 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이성을 공 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성은 자유를 획득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Kant 역시 실천  지혜

와 실천을 통한 좋은 삶을 강조하며 실천이성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조하 으

나 도덕법칙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황보람(2012)은 Kant에게 좋은 것은 실천

행 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즉 실천행 자의 선의지라고 해석하 다. 즉 선의지

란 옳은 행 가 옳다는 이유에서 택하는 의지이며 실천을 지향하는 이성 즉 실

천이성이 실천법칙에 따르는 의지를 말한다.

근 에 와서 실천의 의미를 극 으로 해명한 사람은 Hegel과 Mark이다

(Bernstein, 1971). 그들은 실천의 양상을 노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실천의 

의미를 노동의 에서 밝히고자 하 다(Roenstreich, 1977). 그는 삶의 능동

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실천이라는 용어를 철학 으로 근하 다. 한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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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주체의 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고  그리스사상에서 부

각되지 않은 실천의 개념에 한 기축을 마련하 다. Hegel은 그의 서 정신

상학에서 실천  이성을 주장하 다. 이성은 상에 의해 자기의 실재를 발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  행 를 통해서 세계에 해 자기를 실천하고 

자기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한 본질이 내부에 갖추어져 있어 외부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 이 자신의 진정한 요구임을 알게 한다

고 하 다. 이때 활동하는 이성이 실천  이성이다. 자기의식 역에 계하고 

있는 이성은 상을 찰하는 의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기의식에서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Bernstein(1971)은 Hegel의 주장에 해 자기의식 장에서 주인

과 노 의 변증법 부분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노동이 인간 본

질을 생성하고 창조하는 힘으로서의 실천임을 강조하 다고 하 다.

한편 Mark는 Hegel의 정신 상학들 비 하면서 그의 노동 념론에서 인간의 

본질을 악하려 했으며 인식론을 통해 실천을 인식의 토 로 삼았다. 그는 

Hegel의 실천개념을 극 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세계, 역사, 삶을 인식하는 

핵심 인 개념으로 부각시켰다. 한 그는 인식이 실천 속에 규정된다고 주장함

으로써 이론과 실천에서 실천을 우 로 놓았다. Mark는 실천을 노동의 과정을 

통해 사회 계형성에 을 두고 인간 욕망을 충족하기 한 인간 활동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 유 인 존재이며 사회  계의 총체이고 실천  

주체라고 주장하 다. 인간은 노동을 통한 생산 인 일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

는 조건이라고 하 다. Mark에게 실천의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이 사회  계

를 형성하고 자연과 여러 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는 과정을 실천

이라고 표 하 다. 따라서 Mark는 실천에서 노동으로 인한 생산 활동을 강조

하 으며 이것이 인간을 유지하는 근본활동이라고 하 다. 다양한 인간의 삶은 

실천 인 인간 활동과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그는 실천을 노동을 통한 생산이라는 시각에서 집 하다보니 실천이 주는 학문

 인식이나 보이지 않는 의미를 악하지 못하 다. 이를 Wittgenstein이나 

Habermas는 언어활동을 통해 실천을 강조하 다.

Wittgenstein은 실천에서 간과하 던 실천행 에 한 의미해석을 양식으로 

을 맞추면서 자신의 언어이론을 통해 실천  속성을 다루었다. 그의 실천이

론은 사회  실천에 하여 구체 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주요한 맥락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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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는 모든 인간 활동은 사회  실천 안에서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드

러나는 의미를 성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  실천의 속성을 언어게임

으로 비유했다. 그것은 구체 인 언어의 사용을 의미하며 낱말과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 다. 가족유사성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천에 의

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실천  속성이 단순히 

놀이의 가족유사성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실천에 의해 구동된다

고 하 다(김동일, 2005: 288). 그러면서 그는 실천  속성을 규칙 따르기로 사회

 행 의 역을 확장시키고 규칙을 따르는 것은 하나의 실천이라고 하 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실천에 해 구체 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론과 

실천의 계에 집 하 다. 실천이 그 사회의 역사나 구조, 체제와 어떤 연 이 

있으며 사회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한 에서 최근 사회  실천의 구체 인 개념과 성격, 구성에 

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사회  실천에 논의는 MacIntyre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

고 있는 도덕이 손상되고 순서가 뒤바  형태의 도덕으로 변하여 껍데기만 남

은 사이비도덕이라고 하 다. 그리고 우리가 여 히 도덕의 여러가지 핵심단어

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개념들의 잔

재만 가지고 있다고 하 다. 그에 따르면 도덕  개념과 명제들이 이해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  개념들과 명제들이 제 로 이해되기 해서는 그것이 

나온 맥락을 제 로 알아야하며 이러한 맥락을 사회  실천이라고 명명하 다

(MacIntyre, 1984: 186-187). 그가 사회  실천에 해 정의를 내린 것은 그의 

서「After Virtue」에서 의 도덕상황에 하여 비 하고 그 안으로 덕 이

론을 제시하 는데 사회  실천은 덕의 근간이라고 주장하 다. MacIntyre의 사

회  실천을 설명하려면 그가 주장하는 덕 이론(virtue theory)을 먼  살펴보아

야 한다. 그의 덕 이론의 배경은 정의주의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의주의가 조작

 인간 계를 조장하고 도덕을 합리 으로 정당화하며 인간의 목 론 상실을 

래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목 론 부활을 제안하 다. MacIntyre는 사회 속

에서 실천을 시하는 Aristoteles의 을 계승하고자 하 다. 그의 덕 이론은 

사회  실천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선을 밝히고 실천  이성을 복

원하는 것이다. 실천  이성은 사회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확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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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Hirst는 MacIntyre의 향을 받아 사회  실천에 하여 논의하 다.

MacIntyre가 사회  실천을 덕과 련지어 주장한 것과 달리 Hirst는 사회  실

천의 개념을 교육과 련지으며 논의하 다(유재 , 2002: 49). 그는 자신의 논문

집 "자유교육을 넘어서"라는 책의 "교육, 지식, 그리고 실천(Education,

knowledge and practices)"이라는 논문에서 사회  실천을 이해하는 데 요한 

바탕을 마련하 다. 교육의 심  개념이 바 면서 지식을 심으로 하는 교육

에서 사회  실천을 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

의 이러한 주장은 공리주의와 합리주의를 비 하면서 합리 인 삶, 좋은 삶을 

하기 해 사회  실천이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다. 자유교육에서 좋은 

삶이 이론  이성에 근거한 합리 인 삶의 에 을 둔다면, 사회  실제

에 기반을 둔 교육에서는 좋은 삶은 사회  실천에 종사함으로써 실천  이성

에 입각한 인간욕구를 최 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 다. Hirst는 인간은 사

회 인 동물이며 사회가 개인의 우연 이고 단순하게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사

회 으로 형성된 연결망이라고 하며 인간은 그 속에서 삶을 결정하고 합리 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삶이란 

사회  통 안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에서 여러 학자들의 사회  실천에 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로벌한 사회에 사는 인간들은 개인이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들이 모두 특정한 국가에 속해 있고 국가끼리 

서로 연결되어 교역을 하고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사회  실천은 실천의 주

체가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사회구성원 체의 실천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한 

실천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을 통한 다양성의 경험은 다문화사회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인식,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역량 등을 함양

하여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서 실천은 

특히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실천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 한 

명 한명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 작은 실천을 

학생의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 자신의 취업과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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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천을 행하고 있으며 그 실천이 그들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이 사

회의 공공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일조를 하는지 일련의 실천과정을 탐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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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  실천의 개념

사회  실천의 개념이 Aristoteles, Kant, Hegel, Mark, Wittgenstein 등으로 

변화하 지만 이들은 사회  실천을 주로 이론과 실천의 계에서 설명하 을 

뿐, 실천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을 해결하고자 

하는 에서 최근 많은 학자들이 사회  실천에 한 구체 인 논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실천의 개념을 다양한 에서 주장한 MacIntyre

와 Hirst, Giddens, Bourdieu가 어떤 맥락으로 사회  실천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  MacIntyre가 주장하는 사회  실천에 해 살펴보면, 그는 덕의 핵심개

념을 사회  실천으로 내세웠다. 그가 사회  실천을 내세우는 이유는 실천을 

통해서만 개인의 삶에서 덕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실천개

념의 핵심은 공동체에 의해 규정되는 내재  선의 성취에 있다. 덕의 활동배경

으로서 실천은 선의 성취를 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이때 선은 그것이 성취

되었을 때 성취자의 소유가 되는 외면  선이 아니라 내재  선 즉 탁월하고자 

경쟁의 결과로서 그것의 성취가 실천에 참여하는 체 공동체에 한 하나의 

선이다(MacIntyre, 1997. 282). 그 다면 MacIntyre가 말하는 사회  실천이란 

어떤 거에 의한 것인지 그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실천’은 사회 으로 성립된 동  인간 활동의 정합

이고 복합 인 형식을 의미하는데, 그 형식에 당하고, 부분 으로는 그것의 

정의(定議)이기도 한 탁월성 기 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에 

내재된 선(goods)이 실 되고, 그 결과 탁월성을 획득하려는 인간능력과 그 활

동과 련된 목   선에 한 개념이 체계 으로 확 된 것이다(MacIntyre,

1984: 187).”

MacIntyre의 실천의 개념은 첫째, 사회 으로 성립된 동  인간 활동을 강

조하 다. 둘째, 그는 실천을 특정한 활동 형식에 내재하는 선들이 이 활동을 

통해 성취되는 사회 으로 성립된 동 인 인간 활동의 일 되고 복잡한 형식

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사 인 활동이 아니라 공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으로 개인 인 활동이 아니라 동 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것은 결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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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는 실행할 수 없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이루는 동 활

동이다. MacIntyre는 동 활동을 설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든다.

“삼목 놓기와 같은 어린이 놀이는 이런 의미에서 결코 실천이 아니며 축구공을 

숙련되게 던지는 것도 실천의 가 아니다. 그러나 축구경기 자체와 서양장기 

자체는 실천의 이다. 벽돌쌓기는 실천이 아니지만 건축은 실천이다. 순무를 

심는 것은 실천이 아니지만 농사는 실천이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연구 활

동들, 그리고 역사학자의 작업, 회화, 음악도 마찬가지다.”(MacIntyre,1984: 189)

MacIntyre는 어떤 것이 실천이고 어떤 것이 실천이 아닌가를 구분하는데 건

축이나 농경 등은 실천이고 무 심기나 벽돌쌓기 등은 실천이 아니라고 한다. 그

런 이유는 무 심기나 벽돌쌓기처럼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 인 

활동에서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 이고 일회 , 우연 으로 이루

어지는 것은 실천이 아니고 동  사회  활동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천이라고 하 다.

한 물리학자가 물리학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실에서 혼자서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구성원들 간의 동  활동이다. 물리학자는 물리학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실험 차를 고수하면서 연구하고 그 결과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연구의 업 으로 인정받는다. 농사도 마찬가지다. 단지 씨를 뿌리고 거

두는 일을 두고 농사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농사는 작물의 질병에 연구하는 사

람,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는 사람 등 농사와 련된 모든 사람들이 력해야 그 

목 이 달성되는 활동이다. 이 게 본다면 사회  실천은 동학습으로 학습자

는 사회  실천의 내 가치를 구 하는데 필요한 과업을 부여받게 되고 이것을 

달성하기 해 상호 동하는 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Hirst는 사회 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해서는 사회  실제의 개념

과 구조와 틀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즉 사회  실제의 구

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  실제는 지식, 신념, 단, 성공의 거, 원리, 기

술, 성향, 감정등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을 포 하면서 서로 긴 하게 

련되어 있는 요소들의 복합체이다(유재 , 2001: 312). Hirst는 사회  실제의 개

념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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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제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기 하여 참여

해 온 것으로써 통 으로 확립되었거나 훌륭한 제도가 된 활동의 양상이다.

이 사회  실제에 참여한 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활동과 

그 성취물에 두루 들어있는 요소들 즉 지식, 신념, 단, 행동, 성공과 실패의 

거, 원리, 기술, 성향, 감정 등의 요소와 련되어 있다. 실제는 그 특성상 시

행착오를 하는 가운데 이 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되며 실제의 발달은 실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화와 련된다, 그 게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들이 나타나게 된다(Hirst, 1999: 127).”

의 내용을 통하여 Hirst가 생각하는 사회  실천의 개념은 인간의 반 인 

욕구나 필요, 이익을 충족시키기 해 통 으로 축 해온 활동의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욕구는 공리주의에서 시하는 욕구가 아니라 오

랜 세월동안 공 이며 역사 인 인간 활동이다. 이와 같이 사회  실천의 욕구

는 인간의 욕구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경험  활동을 통하여 사회  실제를 계

승하고 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은 MacIntyre가 밝힌 복합 인 인간 

활동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활동의 양상에서 사회  실천은 인간이 활동하는 것이며 과거로부터 오

랜 세월 통 으로 확립해 온 활동의 방식이다. 삶의 실제  활동은 실 자체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제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 술, 종교 등 인간 활

동이 시공간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Hirst는 이제는 실천  지식이 

이론  지식보다 더 근본 이며 실천  지식이 이론  지식의 고유한 의미를 

분명히 악하는데 근본 이라고 생각한다(Hirst, 1993: 197).

Hirst가 주장하는 사회  실천의 성격은 사회  실천에 기반을 둔 교육을 취

한다. 물론 좋은 삶을 지향하는 것은 자유주의교육 을 따르지만 좋은 삶이 무

엇인지에 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진다. 자유교육에서 좋은 삶이 이론  이성에 

근거한 합리 인 삶을 하는 것이라면 Hirst는 사회  실천에 기반한 장기

인 인간욕구를 최 화 시키는 것이다. 한 사회 으로 발달된 실천  이성이 

실제 인 좋은 삶을 하게 한다. 자유주의 교육은 합리 인 마음이나 합리성

을 개발한다. 그러나 사회  실천을 기반에 둔 교육에서는 실천  지식을 통한 

실천  이성이 좋은 삶을 한다고 본다.

이론  이성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와 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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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 그 기 때문에 좋은 삶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사

회 안에서 실제로 종사하고 경험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별도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키기 보다는 사회  실천

을 기반으로 한 교육에 학생들을 입문시켜야 한다. 이 듯 이론  이성이나 이

론  지식보다는 실제  이성이나 실제  지식이 인간 활동에 더 필요하며 실

천  지식은 활동 그 자체에서 하게 습득할 수 있다. 한 실천이나 활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가운데 창안되고 구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가 사회  실천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 으로 발달된 사회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Hirst, 1993: 129). 따라서 인간의 삶을 

어떤 형식과 가치로 이끌 것인가에 따라 실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다양성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실천은 인간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

져오며 삶의 환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Giddens는 사회  실천에 한 개념을 사회이론의 에서 설명하

다. Giddens(Anthony Giddens)는 그의 서 "사회구성론"을 통하여 구조화이론

을 체계 으로 발 시켰으며 사회  실천을 사회과학 연구의 기본 역으로 삼

았다. 그는 인간의 행 에 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간의 행 는 인지처럼 행동의 연속  흐름, 곧 지속으로 나타난다. 목  추

구  행 는 일련의 분 된 의도, 이유, 동기들로 혹은 이들의 총합으로 이루어

져 있지 않다....내가 행 하는 자아의 층화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일년의 과

정 속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의 행 의 성찰  모니터링, 합리화,

동기가 포함된다(Giddens, 1998: 27).”

이처럼 Giddens 이론의 출발 은 주체의 탈 심화이다. 그는 주 주의 오류

를 인식하고 사회생활의 심을 주체의 탈 심화에 두며 행 주체를 회복하려

는 시도를 하 다. Giddens가 사회  실천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행 는 되풀

이해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상  행 로 보았

다. 그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행 하는 순간 그 행 의 의도성은 일회 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 자에 심을 두었다. 행 자가 행 하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행 자의 성찰  능력은 사회활동의 맥락에서 반

복 인 행 와 련 맺는 것이다(Giddens, 1998). 그는 이 게 행 자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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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목 이고 의도 인 인간행동의 특성에 해 성찰  모니터링이라 하

고 행 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하 다.

넷째, 사회이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Bourdieu 역시 사회  실천에 해 구

조와 체계를 심으로 주장하 다. Bourdieu는 사회  실천이론을 주 주의와 

객 주의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제시하 다. 그는 주 주의가 사회생활 속 개인에 

의해 창조된다고 생각하고 개인 안에 내면화된 사회  제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을 비 하 다. 객 주의에 해서는 인간행 의 기계 인 모델을 채택하여 실천

의 과정을 단일한 결정의 논리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 다.

Bourdieu는 구조와 행 의 이원론에 한 딜 마를 극복하기 해 실천에 

을 맞추었으며 실천을 구조와 행 사이의 변증법 인 계의 산물로 보았다.

그의 사회  실천이론은 행 자를 사회  공간 안에서 인간실천을 결정하는 사

회  조건을 밝히고자 시도하 다(하흥규, 2014: 206). 한 실천의 개념을 구조

주의와 거리를 두기 한 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략은 의식 이지 않

으며 당연히 여겨지는 억견으로 구성된 세계 안에서 작동하는 실천  성향이라

고 하 다. 여기서 억견이란 논의되지 않고 담론화되지 않도록 자명하거나 당연

히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한 행 이론에 해 아비투스의 개념을 내

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내가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제안하는 행 이론은 부분의 인간행 가 의도와

는  다른 것, 다시 말해 후천 으로 획득된 성향들을 원리로 하고 잇다는 

것을 말한다. 이 성향들은 행동이 이런 런 목표를 향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

고  그 게 해석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지만 이 목표가 의식 인 기

획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Bourdieu, 2005).”

여기서 아비투스는 행 자들이 실천  성향을 갖춘 략가라는 학생디어와 

이 실천  성향을 조건 지우는 사회구조와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다. Bourdieu는 

아비투스를 상황에서 객 인 조건 안에 내재한 규칙성들을 재생산하는 경향

이 있는 실천을 생산하며 지속 이고 변환 가능한 성향들의 체계로서 기능하는 

구조화된 구조로 정의하 다.

즉 아비투스는 실천과 재 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아비투

스는 사람들이 사회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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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 는 신체  구조에 지속 으로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의식 으로 획득

한 것이 아니라 사회세계의 어떠한 치에 오랜 기간 있음으로써 획득되어진 

성향이다. Bourdieu는 아비투스를 통해 구체 인 실천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지 까지의 사회  실천에 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자는 사회  실천

을 인간이라는 주체가 역사와 통이 있는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규칙과 규범

에 따른 공 이고 복합 인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덕이 

함양되고 인간의 탁월함이 성취된다.

실천이 우리에게 보여  수 있는 단면은 실천을 통한 경험이다. 실천의 과정

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경험하고 그에 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

문이다. 실천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 안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천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작은 실천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사회  실천의 일환으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회  실천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듯 실천은 우리사회 속에서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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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  실천의 유형과 속성

1) 사회  실천의 유형

인간의 행 와 실천에 해 논의한 학자들은 사회  실천을 다양하게 유형화

하고 있다. 먼  Schatzki(2001)은 실천을 분산  실천과 통합  실천으로 나

었다. 분산  실천은 행  한다는 동사의 의미라면 통합  실천은 삶의 형식의 

실천으로 명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한 Miller(1994)는 MacIntyre가 실천들 간에 구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 하

며 자족  실천과 목  실천으로 구분하 다. 자족  실천은 활동을 통한 내

 선에 집 되어 있으며 비  평가가 실천 그 자체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라

고 하 다. 반면 목  실천은 내  선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  목 에 기여

하여 특정한 사회의 필요와 목 으로 이해되어 내 선과 외 선이 분명하게 구

분되고 실천이 기여하는 목 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하 다(Miller, 1994:

250-251).

이 게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회  실천을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사회

 실천을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한 실천과 사회라는 구조와 제도 안에

서 함께 공존하기 한 행 로서의 실천 두 가지로 나 었다. 이러한 내용을 자

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한 사회  실

천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을 하는 목 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자신이 행복하

고 싶어서 실천한다고 답한다.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

에 가치를 부여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Aristoteles는 인간이 살아가면

서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 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선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지 돈을 벌기 해 행복

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 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궁극 으로 덕에 따른 정신활동

이며 인간은 덕을 통해 최고의 선인 행복에 도달한다고 하 다.

그 다면 덕은 도 체 무엇일까. 덕은 아 테(arete)에서 시작되었다. 아 테는 

흔히 탁월함이라고 하며 이는 뛰어난 상태를 말한다. 인간에게 탁월함이란 정신

이고 이성 인 활동이 훌륭하게 수행된 상태이며 즉 덕을 가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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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es는 덕을 지 인 덕과 도덕 인 덕으로 나 어 사회  실천에서 도덕

 덕을 강조하 다. 도덕  덕은 행 의 옳거나 그름에 한 단과 련된다.

그는 도덕  덕을 습득하기 해서는 덕스러운 행동을 직  실천하고 익  습

화 해야한다.  감정이나 정서, 욕구를 잘 다스리고 옳은 일에 지향하는 정

념을 지녀야 한다. 실천  지혜를 바탕으로 이성 인 활동을 하고 최선의 선택

하는 일까지 길러져야 한다고 강조하 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  완성은 덕을 

습득하는 것이며 덕은 실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다.

Kant도 인간에게 선은 자신의 선의지로부터 나오며 그 의지를 자유라고 하

다. 이 듯 인간의 삶에 선과 덕을 강조하 다(신기철, 2006). 그는 덕의 개념과 

같이 선함을 통한 선의지를 강조하 다. 선의지 때문에 세상 안에서 뿐만 아니

라 세상 밖에서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으며 그것을 실 하거나 성취

할 때 참된 도덕  가치를 지닌다고 하 다(이원 , 2002: ).

MacIntyre(1984) 역시 사회  실천에 덕을 강조하 다. 그가 덕을 강조하는 이

유는 덕은 인간의 내  선을 성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선을 통하여 공공

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실천을 인간의 덕 개념에서 나타

나는 내재  선과 하게 련되어 있으며 덕은 실천을 통하여 내재  선을 

추구하고 내재  선은 개인 삶의 이야기와 통이 추구하는 목 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하 다. 따라서 사회  실천은 인간의 삶과 하게 련되

어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덕을 통한 내  

선이 이루어질 때 삶의 가치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한 그는 실천  이성을 강

조하며 행 의 변화를 가져오기 해서는 행 를 안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

천  이성이 계발되어야 한다고 하 다. 구나 인간은 실천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잠재  능력이 계발 된 실천  이성은 최선인 

선을 실천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의 욕구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선과 건 한 실천  추론을 할 수 있어 안

이고 실 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MacIntyre, 1999: 96). 그러므로 실천  

이성인이 되기 해 재의 선만을 고려해서 안 되고 재의 나와 다른 안

인 나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안 인 미래는 다른 선

을 제시하고 다른 잘삶의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구조와 제도 안에서 함께 공존하기 한 행 로서 사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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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의 사회  실천은 사회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

다. 사회  실천의 속성을 살펴보면 사회라는 공간과 역사 인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회라는 사회  실천을 인간의 제도와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 이다. 실천을 통한 앎이란 물리  환경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  환

경까지 체화하는 것이다(Taylor, 1995: 170).

사회구조 안에서 다양한 행 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는 철학자는 Giddens와 

Bourdieu이다. Giddens는 구조화이론을 체계 으로 발 시켜 사회  실천을 사

회과학 연구의 기본 인 역으로 삼았다. 그는 행 자가 활동 안에서 목 이

고 의도 인 인간행동의 특성에 하여 성찰  모니터링이라 하고 행 는 끊임

없는 과정이라고 하 다. 한 그는 행 자의 의식에 심을 가지면서 행 자의 

의식을 담론  의식, 실천  의식, 무의식으로 나 었다. 첫째, 담론  의식은 

자신의 행 에 한 사회  조건들과 그 조건 안에서 행 자가 행 를 하는 방

식을 말한다. 한 실천  의식은 행 자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아는 지식이다. 이는 행 자가 말로는 표 할 수 없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실

천  유형의 지식을 가지고 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의식은 

일상  반복에 한 측가능성과 그에 한 합리화를 신뢰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며 존재론  안 에 요한 역할을 한다.

Giddens는 구조화이론에서 실천  의식을 가장 시하 으며 인간의 행 가 

실천  의식수 에서 이루어진다고 하 다. 한 그는 행 가 가지는 힘을 강조

하며 행 자는 구조  맥락 안의 지식에 의존하며 행  하는데 이때의 지식은 

담론  지식은 물론 암묵 지식도 포함된다고 하 다. 이 지식은 행 자 안에 

존재하는 구조로 기억심상 안에 행 로 구체화할 때 존재한다고 하 다. 기억심

상 안에서 행 자가 구조에 한 지식을 알고 행동할 수 있으며 반복 인 실천

은 외부의 구조와 기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억심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

았다. 따라서 Giddens는 실천의 개념을 구조와 행 의 두 측을 매개하는 순간

으로 보며 구조와 행 가 사회  실천 안에서 화해한다고 표 하 다. 구조는 

행 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행 의 결과이며 재생산의 매개자이다. 그는 행 자

와 구조를 두개의 상으로 보지 않고 긴 하게 연결된 이 성으로 재 개념화 

하면서 그가 말하는 이 성은 사회  실천 안에서 구성되는 사회  삶의 근본

인 반복성이며 구조는 실천의 재생산이며 매개이자 결과이다(Gidden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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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그가 의도한 구조화의 개념은 구조가 이원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이 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구조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실천의 결과로 구조가 행 를 앞설 수 없으며 행 역시 구조에 앞서는 우선성

을 가질 수 없다. 둘은 사회생활을 해 상호 필요한 존재이다.

한편 Bourdieu는 사회  실천이론을 주 주의와 객 주의를 넘어서려는 시도

를 하 다. Bourdieu는 실천가들이 아비투스를 통하여 구체  실천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아비투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개인의 의식  기획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집단  기획에 참여함으로서 갖게 된다. 그러므로 동

일한 사회  지 에 치한 개인들은 비슷한 아비투스를 가지며 각기 다른 사

회  지 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아비투스를 갖는다고 하 다. 그러므로 

개인의 실천은 항상 집단실천의 구조  변형으로 아비투스의 개념이 지닌 기능

들 가운데 하나는 개별  행 자 는 행 자계 의 실천들과 재산들을 결합하

는 스타일의 통일성을 설명한다. 아비투스는 구별되게 만드는 행 를 생성하는 

원리이며 나이, 젠더, 계 과 같은 구조의 차이를 반 한다. 아비투스의 개념은 

자유로운 구조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개인의 주  경험은 환상이며 개인의 

의식 인 의도와 실천의 진정한 원인은 객  의도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비투

스는 체화된 성향이기에 의식과 언어의 수  아래서 성찰  노력과 의지의 통

제 범 를 넘어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투스를 의식하거나 말로 표

하지 않고서도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Giddens와 Bourdieu는 모두 사회  실천은 본질 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에 동

의하 다. 이들은 행 자가 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심보다는 일상

으로 반복되는 활동인 실천에 심을 가졌으며 실천을 통하여 행 와 구조가 

화해를 이룬다고 보았다. 즉 실천의 개념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에서의 행 와 

구조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자 하 다(하흥규, 2014)

이와 같이 연구자는 인간의 사회  실천을 삶의 가치를 높이기 한 사회  

실천과 사회의 구조와 제도 안에서 함께 공존하기 한 행 로서의 사회  실

천으로 나 었다. MacIntyre와 Hirst는 인간의 삶에 가치를 높이기 해 사회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Giddens와 Bourdieu는 사회  실천이 사회 구조 안

에서 함께 공존하기 해 행  하는 것이라고 하 다. 이들은 행 의 바탕에는 

의식이나 아비투스가 기 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  실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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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회의 구조와 체제, 역사와 통을 벗어나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를 높일 수 없다. 인간의 삶의 가치는 개인의 아무리 높이고자 노력하여도 사회

의 구조와 체제가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특성

에 맞는 실천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통합 에서 사회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 의 사회  실천이라 함은 이 두 가지가 하게 조화를 이루어 

인간들이 실천을 하기 한 사회 인 구조와 제도들이 마련되고 이 안에서 많

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해 실천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듯 국가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해주고 실천에 따라 실천가들에게 외  성장과 내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이 사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때 사회에 필요

한 공공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행복한 삶, 좋은 삶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사회가 형

성된다.

2) 사회  실천의 특성

지 까지 사회  실천에 한 개념과 유형에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앞

서 사회  실천에 한 정의를 인간이라는 주체가 역사와 통이 있는 사회라

는 공간 안에서 규칙과 규범에 따른 공 이고 복합 인 활동이며 그 활동을 통

해 덕이 함양되고 인간의 탁월함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사회

 실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섯 가지로 나 면 다음과 같다.

(1) 활동성

사회  실천의 첫 번째 특성은 인간의 행  는 활동이다. 인간의 행 가 사

회  실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이란 몸을 움직여 행동하거나 어

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하여 힘쓰는 성질이다(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앞에서 Aristoteles는 실천의 조건은 인간의 활동에 기 하는 모종의 활동이라고 

하 다. 이와 같이 활동은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해 힘쓰는 것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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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은 그 사회에 정 인 성과를 거두기 해 행동하는 것이다. MacIntyre(1989)

는 사회  실천의 개념에서 사회 으로 확립된 동 인 인간행 라고 하며 활

동성을 강조하 다. 최신한(1994)는 활동의 목 에 따라 그 활동을 통해 제 3의 

지평에서 상 으로 수행되느냐 아니면 활동 속에서 그 목 이 동시에 성취되

느냐로 구별 짓는다고 하 다. 즉 활동하는 과정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일컫는다.

실천은 사회  신뢰를 획득한 상호 조 인 인간의 활동이다. 즉 단순하게 발

되는 행동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동안 일 된 구성요소들이 복합 이고 조직

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활동양식이다(강성민, 2013).

한 Wittgenstein(1994)은 사회  인간 활동은 모두 언어를 시작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Giddens 역시 인간의 행 가 사회  실천의 근본이라고 하 고 

Hirst도 사회 으로 발달된 일 성 있는 활동의 양상이라고 하 다. 이 듯 사

회  실천은 인간의 행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Schatzki(1996)는 실천은 사회

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하 듯이 사회  실천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실천하는 활동이므로 활동성은 사회  실천의 표 인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2) 주체성

사회  실천은 활동에 참여하려는 행 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Banks(1990)는 

사회행 자는 사회  실천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들의 행 맥락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이고 행 자체를 목 으로 한다고 하 다. 그러므

로 실천가들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의 실천에 해 고

민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노력한다.

Giddens에 따르면 인간은 실천하는 주체이며 인간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실천이

라고 하 다. 실천의 주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실천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실

천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행 자의 의식을 강조하며 행 자

는 세 가지 의식 속에서 행 를 선택한다고 하 다. 행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식에는 담화  의식, 실천  의식, 무의식이 있으며 행 자의 의식을 벗

어난 측면도 존재하지만 행 자에 한 모델을 제시하 다(Giddens, 1984: 5).

한 Mark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활동  존재라고 하며 신체 ‧정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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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이 유 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Bourdieu 역시 실천

에 참여한 행 자의 의식을 실천 의식이라고 하며 의식은 개인에게 체화되어 

하나의 성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아비투스라고 표 하 다. 사회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없이는 구성되지 않으며 사회  실천 역시 실천을 하는 주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Kant에 따르면 주체자는 자신이 목 을 규정해놓고 도달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 다. 그가 목 에 한 개념이 없으면 규정에 도달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김병옥, 1986: 11-12). 그러므로 사회  실천에는 

주체자가 있으며 주체성은 사회  실천을 이끄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실천의 

주체자는 개인의 목 이 아닌 사회 으로 공  이익이 있도록 실천을 이끌어가

야 한다.

(3) 공간성

사회  실천은 사회라는 공간에서 활동한다. 사회라는 공간을 Bourdieu는 장

이라고 하고 소쉬르는 랑그라고 표 하 다. Bourdieu는 사회  실천은 시공간

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경계 내 계들의 망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이

다(Bourdieu, 2002: 26-28). 사회라는 공간은 사회구조와 하게 연 되어 있으

며 사회제도와도 깊이 련되어 있다. 한 사회는 다양한 내러티 를 가지고 있

으며 이 내러티 는 사회의 역사와 통과도 깊게 연 되어 있다.

Giddens는 사회제도를 공간에 사람을 분산시키는 상호작용체계라고 하며 규

칙과 자원이 오랜 시간 공간에서 재생산될 때 사회제도가 존재한다고 하 다

(Giddens, 1984: 22-23). 한 MacIntyre는 사회  실천은 이 구조의 통과 깊

게 련되어 있고 과학, 농업, 학문, 술, 정치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를 가

지고 있으며 그 역사는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생성되고 보 된다. Giddens는 

주체와 구조는 긴 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구조의 역동성을 실천의 매개자로 보

았다. 그는 기존의 구조이론과 달리 구조는 주체가 수행하는 실천의 매개이자 

이 성을 보인다. 구조의 이 성은 실천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자율성, 즉 

성찰  감시능력을 활용함으로서 사회  규칙과 자원을 극 활용하는 존재이

며 이러한 실천의 결과로 구조를 재조직한다는 것이다. 한 Schatzki(2001)는 

그가 구분한 통합  실천에서 이해, 규칙, 목 ‧정의  구조의 배열은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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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인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실천은 사회라

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Hirst 역시 인간은 사회 인 동물이며 사회가 개인의 우연 이고 단순하게 모

인 집합체가 아니라 사회 으로 형성된 연결망이라고 하 다. 인간은 그 속에서 

삶을 결정하고 합리 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

라서 사회  실천은 사회라는 공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4) 규칙성

규칙성은 모든 사회제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사회제도에 규칙이 없다면 

그 사회의 질서가 무 지기 때문이다. Pearson(1989)은 어떤 행 의 규칙에는 

기본  규칙과 략  규칙 두 가지가 있다. 기본  규칙은 사회  활동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규칙이다. 략  규칙이란 어떤 행 가 좋고 효과 인 방식인

가, 그 지 않은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 다. 이 듯 사회  실천을 하기 

해서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인 규칙이든 그 

활동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술  규칙이든, 규칙이 엄격하든 느슨

하든, 필연 으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유재 , 2000: 60).

Giddens(1984)가 말하는 체계는 규칙 인 실천을 의미한다. 구조는 규칙과 자

원의 세트라고 의미하며 사회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하 다. 즉 사회  

실천이 규칙과 많은 연 이 있으며 구조로서 규칙은 행 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반 인 차이다. Wittgenstein(1994) 역시 실천  속성에

서 나타타는 규칙 따르기를 강조하면서 이는 사회  행 의 역을 확장시키고 

규칙을 따르는 것은 하나의 실천이라고 보았다. 칙에 따라 행  하는 것은 모

든 행 를 발생시키는 원칙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 다(김종국, 2006).

따라서 사회  실천은 규칙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하고  규칙은 사회구

조나 제도와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는 행 라고 할 수 있

다. 사회라는 공간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그 규칙에 지배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규칙은 그 집단을 유지하고 그 집단 안에서 인간이 공존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  실천이 의미를 갖기 해서는 규칙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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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이어야 하며 그러한 규칙은 사회 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성찰성

성찰이란 지각이나 의식과 같은 우리 스스로의 작용을 의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기보다 자신에 한 해부와 해체를 의미한

다(정일 , 1998). 따라서 성찰성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으로 사회

 실천에서의 성찰은 실천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실천에 있어 나는 어떻

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항상 검하고 사회  존재로서 실천하는 행 에 해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Giddens에 따르면 인간은 성찰성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능동  주체이다. 인간이 수행하는 실천의 심에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지속

으로 평가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합한 지식과 자원을 결합하여 다르게 행

동할 수 있는 성찰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최명민‧김기덕, 2013: 112). 그

는 담론의식과 실천의식을 통해 인간행동의 성찰성이 작동된다고 하 다. 담론

의식은 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설명

하고 타당성을 부여하는 능력이라면 실천의식은 행 이고 반복 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경우 실천의식에 의해 행

 실천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체의 성찰성은 반복되는 실천과 달리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

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  실천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 을 때 성찰성이 

더 크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Giddens는 실천에 있어 행  실천을 극

복하고 능동 으로 자기행동을 결정하는 인간의 성찰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

하 다. 그러므로 사회  실천은 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더 좋은 방향

으로 실천을 이끌기 해 다양한 성찰이 필요하다.

(6) 탁월성

Aristoteles는 좋은 삶을 아 테(arete)라고 하며 인간과 사물을 막론하고 그것

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을 탁월성이라고 하 다(Goldman,

2005: 36). 탁월성을 갖춘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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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합리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 다. 그는 탁월성을 지 탁월

성과 성격  탁월성으로 나 었는데 지  탁월성은 주로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

면 성격  탁월성은 습 의 결과로 생긴다고 하 다(Aristoteles, 1984)

한 MacIntyre(1984)는 사회  실천에서의 탁월성은 내 인 선과 동의어라 

하 다. 내 인 선은 탁월성의 기 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선으로 

실천의 목  그 자체이면서 실천에 참여하는 본래의 이유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천이 제시하는 탁월성의 상으로 악하 다(강성민, 2013). 따라서 탁월성은 

사회  실천 안에서 뛰어남으로 구성되며 덕의 실천은 실천의 역에서 탁월성

을 보여주는 성질들이다. 즉 MacIntyre에게 탁월성은 사회  실천의 정의이기도 

하며 인간행 의 목 을 이루는 기 이기도 하다.

Miller(1994) 역시 사회  실천에서 덕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이 잘 어

울리게 논의되어야 하며 탁월성을 성취할 때 내 선의 성취에 방해되는 덕이 되

서는 안 된다고 하 다. 유재 (2000)은 탁월성에 하여 군가가 사회  실천

의 내 인 가치를 성취한다는 것은 탁월성의 기 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이

며 실천을 통한 탁월성은 사회의 선한 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선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탁월성은 사회  실천을 하는 근원이며 결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성을 성취하는 것이 사회  실천의 가장 큰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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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멘토링과 사회  실천

2.1.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문화멘토링

한국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감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 ‧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말

한다. 교육부(2015)는 학령인구는 매년 약 20만 명씩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약 8천명에서 만 명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다문화가정 학

생 수가 체 ‧ ‧고 학생의 1%를 넘어서고 있다고 발표하 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121만 명으로 ‧ 등학교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 으

로 늘어날 추세라고 하 다. 다문화‧탈북가정 학생들이 일선학교에 증가하면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과 학업성  향상에 심을 가지고 있

다. 왜냐하면 학업성취 미달학생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학

교생활 부 응 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일부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이탈

하는 상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 응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다문화멘토링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박인옥(2012)

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사회경제  특성, 가족의 특성, 발달  특성으

로 나 었다. 사회경제  특성은 다문화가정이 주로 농 사회구성원이거나 도시

의 하류층계 으로 사회경제 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양육과 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 간의 갈등

이 있어 자녀양육에 부정 인 향을 다고 하 다. 셋째, 발달  특성으로 다

문화가정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어들면서 다문화 인 환경과 청소년의 발달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 아동기와 다른 내 , 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하 다. 한 김 순‧김 희(2012)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학교 응에 어려움이 있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하 다.  이미정‧박미

숙(2012)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어들면서 등학생 때와는 다르

게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한 심리 인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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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손 희(2011)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제 으로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

한 학업부진과 외모로 인한 래와의 부정 인 계형성등과 같이 집단 따돌림

으로 인한 정서  충격 경험, 다문화가정의 소득층 계층에 해당되어 자녀들의 

학원비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에 따른 어려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 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하 다. 이성순(2014)은 늦은 언어발달과 학

습부진의 문제, 가정의 빈곤 등 열악한 학습 환경의 문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 사회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의 문제에 다문화가정 학생들

이 놓여 있다고 하 다.

이 게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은 다문화가정 자

녀들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

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을 잘 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30%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

며 학교생활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공부가 싫거나 공부가 따

라가기 어려우며 차별 인 우와 불공평, 선생님과 친구가 싫기 때문이라고 한

다( 명자외, 2006; 경숙, 2007).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학교와 

정부,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여러가지 환경에서 자존감이 부족하고 

학교성 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학교

와 사회,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함양시켜주어야 할까. 첫째, 학습역량을 길러주

어야 한다. 부족한 학습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계형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계형성을 잘 형

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통하여 자신의 장 을 

인식하고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

을 부정 인 이 아닌 정 인 에서 자신의 장 으로 살릴 수 있고 인

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한다. 넷째, 사회 응 역량이다. 사회 응 역량이란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때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응할 수 있는 역

량이다. 열악한 학습 환경이나 가정환경 등은 학생들의 역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길러 이 사회의 구성원으

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작은 책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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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표 인 로그램이 다문화멘토링

이다.

 공식 인 멘토링 로그램의 시작은 1904년 Ernest K. Courtler가 미국

의 빈곤한 청소년에게 사회화, 지도, 정 인 성인역할모델의 제공하기 한 

방안으로 출발하 다(이정희, 2009). 이 게 시작된 멘토링은 역사 ‧문화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꾸 히 지속되고 있다. 근래에

는 다양한 조직체나 회사, 사회단체, 학교 등의 여러 집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에 한 정의는 기본 으로 멘토와 멘티의 계에서 시작한다. 주로 경험

이 풍부한 멘토가 동료나 후배인 멘티에게 자신이 경험한 지혜를 해주고 상

담  조언을 통하여 심리  안정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 계를 통한 인격형성, 혼의 교감, 지혜로운 삶의 방식 

수 등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류재석, 2008). 그러므로 멘토링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계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신뢰, 력, 의무감, 정보력,

기 감, 규범등 사회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지성규‧최선규‧한상숙, 2010).

다문화멘토링은 일반 인 멘토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멘토링의 상과 멘토

링의 목표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한사람을 도와주고 어해주며 지지해주는 것은 

일반 멘토링과 같다.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상으로 한국 사회

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멘토링이다. 근래 들어 많은 기

업이나 공공기 ,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이 다문화멘토링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은 수를 

차지하고 경제 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국 사회의 소외

계층이나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학교 등

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 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지하고 지원한다. 다문화멘토링의 상은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다문화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포함된다. 한 다문화멘토링의 유형은 다문화가정의 주체인 결혼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 응을 한 멘토링이 있으며 이

들의 자녀를 한 멘토링도 사회 각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다문화멘토링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시책으로 ‧ ‧고등학

생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학생들이 일 일로 멘토‧멘티 계를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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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통해 멘토가 지닌 지식이나 경험, 정서  지지를 통하여 멘티의 학

습지원, 정서지원, 상담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주 하고 한국장

학재단이 실시하는 것으로 , , 고에 재학 인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을 지

원하는 것이다. 멘토링을 통하여 멘티의 언어소통문제,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

응문제, 정서  심리  불안 문제를 멘토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한 정부의 노

력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 다.

교육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지원 책을 수립하여 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던 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확 하여 2007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으로 발표하 다. 2008년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

진할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 으며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의 교육복지종합 책에 맞추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 다. 그 내용은 비교사들의 다문화이해

를 높이기 해 국 10개 교육 학교에 다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할 것과 다문

화가정 멘토링으로 근로 장학  15억원을 지원하여 교육 생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학에서는 다문화교육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에 지원할 수 있는 우선자격을 부여하 다.

2010년에도 2009년과 같이 근로장학  15억원 지원과 학생 2500명을 활용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1:1 멘토링을 실시하 다. 한 교육 학  국공립 

사범 학에 다문화교육강좌를 20개교로 증설하 다.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 학

생교육 지원계획과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방안에는 체 교육 학과 사

범 학 30개교에 다문화교육 강좌운 을 지원하 다. 한 학생을 활용한 다

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의 상을 등에서 ‧고등학교까지 확 하고 농 의 다

문화가정 학생을 해 온라인 멘토링시스템까지 도입하 다. 다문화가정 학생멘

토링은 2009년 13개 학을 시작으로 2011년 42개 학으로 확 하여 실시하

다. 더불어 2012년부터는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탈북가정 학생들을 포함하

으며 2013년 52 학이 참여하 고, 2014년에는 80개 학이 참여하 다. 참여

학에 따른 멘토의 황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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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참여 학수 참여멘토수

2009 13개 교육 3457명

2010 13개 교육 2335명

2011 42개 학 3736명

2012 47개 학 4057명

2013 52개 학 4888명

2014 80개 학 6919명

출처: 2014년 장학재단 사업 황보고서

<표 Ⅱ-1> 2014년 다문화‧탈북 멘토링 참여 학 

한 한국장학재단(2014)에서 제시한 멘티들의 분포도 살펴보면 등학생이 

82%를 차지하고 학생이 14%, 고등학생이 4%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별로 살펴보면 도시에서 지원받는 멘티가 79%를 차지하고 농 에서 멘토링을 

지원받는 멘티는 21%를 차지하여 농 보다는 도시에서 멘토링을 지원받는 멘티

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94%를 차지하고 탈

북가정 학생들은 6%가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분이 다문화가정의 멘티

이며 탈북가정의 멘티는 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게 많은 학과 기 으로 확 되어 실시하는 다문화멘토링의 목표는 크

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응과 학습 진

도 따라잡기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한  방 인 지

원이다. 둘째, 학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지원과 상담지원을 

함으로서 장학 의 효율 인 활용을 제로 하고 있다. 셋째, 학과 학교의 연

계를 통한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의 경감이 추진하는 것이다(이성순, 2014).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해 각 학과 기 은 지역의 특색이나 학교의 특성을 반

하여 다양하게 운 을 하고 있다. 멘토링을 운 하기 해 필요한 구성요소와 

과정에 하여 다음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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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문화멘토링의 구성과 과정

1) 다문화멘토링의 구성

(1) 인  요소

멘토링 로그램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  요소와 내용  요소로 나  수 있

다. 인  구성은 멘토, 멘티, 멘토링 리자, 슈퍼바이 가 있으며 내용  요소

는 멘토링 로그램의 활동과정이다.

가. 멘토

다문화멘토링에서 멘토는 멘토링의 주체 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북에 따르면 다문화멘토

링의 멘토는 나눔지기로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인 학생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취지에 동의하고 약속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멘토링 활동을 지속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인 멘티에게 건 한 가치 과 정 인 자아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한국장학재단, 2015: 17). 이와 같이 멘토링의 

성공은 멘토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으로 멘토는 멘토링에

서 보호자, 모범자, 조언자로서 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즉 멘토는 보호자처럼 

멘티에게 사랑과 심을 보여주고 지지해주며 필요한 것을 지원해 다. 한 멘

토는 멘티가 존경하거나 닮고 싶으며 목표나 진로를 정하는데 역할모델이나 안

내자로서 결정 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멘티가 요한 선택을 할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조언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멘토링에서 멘토가 멘티를 

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교육, 학업지도의 역할이다. 이는 멘티학생들의 반 인 학업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멘토링의 을 두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성 향상,

출석률 향상, 학교 도탈락률의 감소 등이 그 세부목표가 된다. 그러나 이 경

우 멘토링은 과외교습이나 숙제하기 등의 활동에만 집 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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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학교생활에 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것을 포함해

야 한다. 둘째, 진로지도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때 멘토링은 자라나는 멘티 학

생들이 자신의 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미래의 비 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데 을 둔다. 셋째, 개인  성장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는 

여러가지 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이 멘토와의 개인  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 인 발달을 성취하도록 돕는데 을 두고 있다.

멘토는 멘티의 삶에서 조언자이고 스승이고 선생님이지만 무엇보다 친구가 

되어야 한다. 멘티가 원하는 것, 고민하는 것을 악하고 멘티의 성격과 처지에 

맞는 안을 고민하고 그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 멘티

멘티는 멘토링의 배움지기로 멘토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로서 본 연구에

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다. 다문화멘토링의 멘티는 우리나라  등학교에 

재학 인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멘토링 활동의 취지에 동의하고 자발 으로 참

여하여야 한다(한국장학재단, 2015). 그러나 다문화멘토링에서는 모든 학생이 멘

티가 되지는 않는다. 멘티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다문화가정 학

생들로서 멘토링 활동에 동의하고 자발 인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멘티의 자발 인 참여와 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멘토링을 성공 으로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시되어야 하는 것은 멘티의 극 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나서서 노력하는 것이다. 사춘기에 있는 멘티들은 자신이 다문화

가족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 담당교사와 

하게 조율이 필요하다. 멘티는 멘토와의 계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며 정서  지지  역할모델을 제공받게 된다.

다. 멘토링 리자

멘토링 리자는 멘토링 로그램을 반 으로 운 하고 리하는 운 진으

로 멘토링 로그램을 홍보하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 한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며 매달 멘토의 멘토링 수행사항을 체크하고 멘토의 장학 을 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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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멘토링의 반 인 행정사항을 처리하기도 하고 멘토링을 지도하거나 감독

하여 멘토링 활동에 한 평가와 보고를 한다. 이들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고 멘

토링 운 을 담당하는 문인력으로 각 학의 다문화교육 연구원  각 학 

학생처의 담당자를 의미한다. 멘토링 리자는 멘티와 멘토의 선발, 사 교육을 

매칭해주고 멘토링 기획과 진행, 평가 그리고 멘토링 사례 리 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멘토링 리자는 결연을 하기 해 멘토와 멘티의 요구를 악하고 

화나 정기 인 멘토 모임 등을 통해 멘토링 활동내용과 멘토링 계를 수시로 

검하고 멘토링 활동내용을 환류해 주는 역할을 한다(한국장학재단, 2015). 멘

토링 리자는 다문화가정 학생  일반학생의 발달  특성  래문화에 

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기술이 있고 원만한 인 계가 가능해야 

한다. 한 부여된 역할에 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멘토링 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개입과 응이 가능해야 한다.

라. 슈퍼바이

슈퍼바이 는 멘토들의 활동에 확신을 갖도록 멘토와 멘티의 교육이나 멘토

링의 어려움을 상담해주거나 멘토링 활동의 체를 리 감독한다. 멘토는 슈퍼

바이 의 존재만으로도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멘토링에 임할 수 있다. 보 멘

토 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문가 수 의 멘토 조차 반드시 슈퍼바이 가 필

요하다. 다문화가정 멘토링의 슈퍼바이 는 멘토링이 시작된 이후 멘토링 활동

에 해 보고와 토의, 멘토의 역할수행에 한 어려운 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에 해 제안 등을 한다. 즉 슈퍼바이 는 멘토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이해

뿐만 아니라 멘토를 지지하고 사례 심의 구체 이고 직 인 슈퍼비 을 제

공할 수 있는 문가이어야 한다. 멘토링에서 슈퍼비 은 일회 인 강의, 교육,

자문, 컨설 과 구별되며 멘토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슈퍼바이 에 의해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한국장학재단, 2015).

마. 멘토링 펠로우

멘토링 펠로우는 멘토를 도와주거나 멘티를 도와주고 리해주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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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펠로우는 멘토링 운 기 에서 멘토를 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멘토를 지지하거나 격려하고 멘티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거나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멘티 펠로우는 멘티의 학교 

담당교사는 물론 멘티의 부모와 가족, 교사를 포함하며 멘티교육을 이수하 으

나 멘티로 활동하지 않은 비 멘티를 포함한다(한국장학재단, 2015). 다문화 담

당교사는 멘토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멘토와 멘티를 소개하여 주고 멘토링의 

장소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박미숙, 2013). 한 다문화멘토링이 효과 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에 해 심을 가지고 멘토의 활동에 한 검

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수시로 멘토링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멘티가 

잘 참여하고 있는지 멘티에게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한 멘토의 활동일지를 

사인해주고 멘토의 성실함과 근면함에 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재 다문화

멘토링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 으로 두되

고 있다.

(2) 내용요소

한국장학재단(2015)의 멘토링 가이드북에 따르면 다문화멘토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요소를 멘토링과 멘토의 역할이해, 교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장

체험학습으로 나 고 있다. 한 오기성 외(2009)는 다문화멘토링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사회와 문화이해  문화정체성 

확립지도,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능력과 기 학습  교과 등 부진

학습지도,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응, 가정생활과 련 고민 상담, 건

정한 인성지도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인 측면, 계 인 측면, 심

리 인 측면, 사회 인 측면으로 나 어 그에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가. 교육  측면

멘토링에 있어 멘티의 교육 인 지원은 매우 의미가 크다. 첫째, 멘티의 학습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유아기부터 한국말이 서툰 어머

니에게 양육되어 언어발달지체를 겪게 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학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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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해, 어휘력, 작문, 토론 등 학습부진 상이 나타난다(이성순, 2014). 이와 

같은 학습부진은 학생들의 학교 도탈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멘티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문화멘토링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학업을 향상시키기 해서 멘토는 멘티의 특성과 학습정도에 

따라 학습을 지도해야 한다. 특히 과외선생님으로 근해서는 안되며 멘티의 성

별과 멘티의 성격 등을 악하고 이에 합당한 학습을 지도해야 한다. 한 멘티

의 학습수 에 맞게 교재를 선택하고 멘티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을 해야 한

다. 일 일 멘토링이기 때문에 멘토가 멘티를 어떻게 이끄는가에 따라 멘티의 

학습능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멘토는 멘티에게 학습동기를 불어넣

어주어야 하며 멘티의 상태를 살피고 멘티와 함께 동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입국학생에게는 부족한 한국어를 가르쳐주어야 하며 기 부터 이해하

기 쉽게 지도해야 한다. 한 멘티들의 진로지도에도 심을 가져야 한다. 멘토

들은 멘티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는 멘티의 진로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멘티의 소질

계발  동기를 부여하여 진로발달 단계에 한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지도를 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계  측면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친구가 없거나 친구 계를 형성하지 못해 혼자 외

톨이가 되기도 하고 집단 왕따를 경험하기도 한다(손 희, 2011). 보건복지부

(2005)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의 외모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래와의 부정 인 계를 형성한다고 하 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친구와의 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문

화멘토링을 통하여 멘티의 계형성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계형성기술을 가르치기 해서는 의사소통방법에 한 기술을 함양할 수 있

도록 상 방에게 근하는 방법과 상 방을 이해하는 방법을 길러야 한다. 인간

들은 사람들과 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 인 계를 형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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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계형성에 해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이 학

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사회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시켜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서  측면

정서 인 측면은 심리 인 측면을 동반해야한다. 장학재단은 심리 ․정서  

지원을 세 가지로 나 고 있다. 첫째, 인성지도이다. 인성지도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이해하고 심리 정서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들의 사회 ‧심리 ‧정

서  인지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한 이들의 변화에 해 능동 으로 처

해야 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멘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악하고 다문화 정체성 이해와 가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본 생활습  지도  생활지도와 인성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 학교생활 응  래 계에 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상담지도이다. 상담은 멘티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의 계

에서 오는 어려움에 해 상담해주어야 한다. 상담을 해주기 해서는 멘토들이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상담교육들이 필요하다. 먼  멘

티들의 다문화이해와 이들의 특성에 해 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 이들의 

요구조건을 악하고 문제해결과 함께 멘티의 자기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멘티

들이 자신의 정 인 자아를 함양하여 자신의 장 을 계발하고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정 인 행동발달과 품성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문화  측면

다문화멘토링은 장체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학습이 이루어져야 하

는 이유는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체험활동은 멘티가 부모나라를 이해하고 어머니

에 한 정 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함께 활동

하 을 때 일반학생의 다문화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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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은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인 측면에서 멘티와의 깊은 화와 상호 교류에 기반 하지 않

고 의상이나, 음식 행 등 표면 인 문화로 멘티에게 근해서는 안 된다(한정

우, 2014). 멘토링을 통하여 문화공간을 탐방하고 멘토와 멘티가 상호문화에 

한 의견을 나 어 멘토와 멘티가 문화에 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문

화멘토링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2) 다문화멘토링 과정

(1) 멘토링 실시  단계

멘토링  단계는 멘토링을 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기 하여 각 학에서 멘토링에 참여하는 서류들을 비하고 참여가 확

정되면 멘토의 선발, 멘토의 사 교육, 멘토와 다문화 담당교사와의 연결을 시

도한다. 그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멘토링의 홍보를 통

하여 멘토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는 먼  여러가지 게시 을 통하여 다문화멘

토링을 홍보하고 멘토를 선발하기 해 멘토링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먼  받는다. 멘토의 지원이 많을 경우 멘토들의 면 을 통하여 다문화멘토링에 

합당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멘토를 선발한다. 다문화멘토링에 있어 멘토는 다문

화가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 하며 편견없이 할 수 있어야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룰 수 있거나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있

는자를 선발한다(이철원, 2013). 특히 멘토 선발 시 멘토의 성실함과 끝까지 멘

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멘토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선발된 멘토들에게 멘토링을 실시하기 이 에 사 교육을 실시한다. 사

교육은 다문화멘토링에 한 소개와 멘토의 역할, 멘토링의 학습방법 등을 소

개한다. 특히 멘토들에게 다문화에 한 이해교육과 멘티들의 발달특성과 심리

상태를 설명한다. 한 성공 인 다문화가정 멘토링을 한 성공사례를 보여주

고 멘토들이 맨토링을 어떻게 근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멘토들에게 행정

인 차를 가르쳐주고 멘토링의 활동 일정과 멘토가 지켜야 할 수사항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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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다.

셋째, 멘토와 멘티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의 매칭표를 제시하여 멘토에게 배정된 멘티를 알 수 있게 하고 멘티의 다

문화 담당교사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멘토와 멘티가 원활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멘토는 멘티의 담당교사에게 화를 하여 멘티와 만나는 날짜를 

확정하고 멘티와 만남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는 멘티의 담당교사가 동석하여 멘

티를 소개하고 멘토링 장소를 정하여 주고 멘티와의 만남이 부드럽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 멘토는 멘토링을 실시하는 날짜와 어떤 학습을 

진행하고 싶은지를 멘티와 상하여 결정한다.

(2) 멘토링 실시 단계

실행단계는 멘토링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  멘토링을 진행

하기 해 멘토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멘티와의 라포형성, 멘토링을 진행하는 본

격 인 단계이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첫째, 멘토링 활동계획서 제출이다. 멘토

링 활동계획서는 멘토링을 어떻게 어떤 것에 을 맞추고 진행할 것인지 멘

토가 작성하는 것이다. 멘토링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멘티의 다문화 담당교사

에게 달하고 다문화 담당교사는 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멘토의 학교에 1부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는 멘토가 멘티와 상의하여 공동의 목표를 정하는데 멘티

의 의견을 극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멘티와 라포형성이다. 멘토링에서 멘티와의 라포형성은 매우 요하다.

멘티와의 라포형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멘토링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더러 멘토링을 종료할 때까지 멘토와 멘티가 힘들기 때문이다. 라포형성 단계

에서는 멘티의 성격을 알아보기 한 성격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멘티에게 원

하는 것을 어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멘토링 진행으로 멘티의 학습역량과 학습정도에 따라 멘토링을 실시한

다. 이 단계에서는 멘티의 발달특성과 멘티의 성격을 악하여 멘토링을 진행하

여야 한다. 멘토링 진행 시 학습에 을 두기도 하고 체험학습이나 정서지도

에 을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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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링 실시 후 단계

멘토링 후 단계는 멘토링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멘토링을 마무리 하는 단계

이다. 멘토와 멘티의 공식 인 만남은 종결되나 멘토와 멘티의 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는 처음 멘토링 시 계획한 목표에 한 학습능력  

결과를 멘티에게 알려주고 그동안 소감을 나 는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하고 편지를 교환하기도 하며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여 

그동안의 추억을 나 기도 한다. 한 멘토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동안 다문

화멘토링 활동이 계획 로 잘 되었는지 종합 인 평가를 하기 해 필요하다.

이는 멘토링 활동에 한 결과보다 멘토링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교

육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한 학의 각 운 기 에서는 멘토링에 

한 최종평가회를 가지게 된다. 최종평가회는 멘토들이 원 참석하여 그동안 멘

토링에 한 운 결과를 보고하고 우수 멘토를 표창하거나 성공 인 멘토링에 

한 사례발표를 함께 갖는다. 한 멘토링에 한 설문지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기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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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문화멘토링과 사회  실천의 함의 계

1) 다문화사회와 사회  실천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실천은 어떻게 구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역량을 함

양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발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천을 통하여 

어떤 역량들이 함양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 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았다.

(1) 서사  자아와 다문화감수성 

다문화사회에 개인의 갖추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서사  자학생다. 서사  자아가 사회에서 구 될 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가 

지향될 수 있다. 먼  서사  자아가 다문화사회에서 왜 필요한 자질인지를 설

명하기 해 서사  자아에 한 논의를 제시한 MacIntyre의 도덕  철학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MacIntyre(1989)는 실천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서

사  자아, 서사  통일에 입문으로 보았다. 서사  자아를 설명하기 에 서정

 자아를 살펴보면 서정  자아는 자유주의 통에 입각한 것으로 사회 인 

역할을 부여받은 개인의 자아로 사회  맥락과 무 한 자학생다. 서정  자아는 

사람들 간의 계성을 무시하고 한 개인의 능력으로 간주하 다. 따라서 서정  

자아는 도덕  수행자로서 사회  역할이나 실천에서 이룬다기보다 한 개인의 

자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 다. 반면 서사  자아는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과 역사 속에서 도덕  일치를 확보하여 덕을 실 하려는 자아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한다. 여기서 자아의 서사  통일성은 한 개인의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의 통일성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역사가 공동체 삶과 분리할 수 없으며 양자

의 역사는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심성보, 1995: 38).

서사는 자신의 이야기도 포함하지만 근본 으로 남의 이야기로 그것을 통하

여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우한용, 2004: 31). 따

라서 MacIntyre는 개개인의 서사  삶의 통일성 속에서 자기정체성이 형성된다

고 보며 이러한 의미의 자아를 서사  자아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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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문화사회에서 개인 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은 다문화감수성이다. 다

문화감수성은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Davis(1983)는 공감에 해 다른 사

람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의 성향, 그들이 느끼

는 불행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친사회  능력을 진시키는 정서  기제라

고 하 다. 한 Titchner(1915)는 공감을 어떤 주체가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해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 다. 더불어 McCollough(1992)는 공감을 도

덕  상상력4)이라고 하며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하 다.

McCollough(1992)의 도덕  상상력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

께 느끼고 타인의 기분을 존 하는 것이며 타인의 환경과 입장, 타인의 감정을 

존 하며 하게 반응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 다. 를 들면 다문

화가정 학생이 처한 환경에서 오는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한 것처

럼 느끼고 이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감과 

도덕  상상력이 다문화사회에서 발 될 때 다문화감수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므

로 다문화감수성은 개인 인 역량으로 이는 다문화 인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경험하면서 체득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감수성에 해 김옥순(2008)은 개인이 타문화의 문화  차이를 인식하

는 민감성으로 타문화를 존 하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 간 역량을 구

성하는 핵심요소라고 하 다. 그러므로 다문화감수성은 다양한 문화가 혼종 되

고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문화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며 자질이다. 그

러므로 다문화감수성은 다문화시민들의 사회  실천을 통하여 인지하고 함양된

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도덕  상상력이나 다문화감수성은 다문화사회에서 갖추어야 하는 개

인  역량으로 연극이나 상황극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경험할 수도 있고 학

교 밖의 로그램을 하 을 때 더욱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으며 효과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학생들이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활동하고 

체험하 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런 활동의 일

환으로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

4) 도덕  상상력이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행  하기 해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 으로 분별하는 

능력, 상상 으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 상황을 구성하는 안  가능성에 해 조망

하는 능력이다(John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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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동 인 활동으로 학생들의 도덕  상상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다문화멘토

링을 통하여 자신의 서사  자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도덕  상상력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기 한 도덕성에 해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력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

다. 특히 다문화시 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내의 다문화가정의 아동

과 청소년들과 교류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박선 ,

2009). 이 게 학생들의 활동은 다양한 사람과 만남을 가져 서로의 차이를 이해

하고 차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 계와 세계를 탐구할 

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교육과 상호문화교육

모든 사회 상에 한 비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학교교육은 

다양한 사회 상을 반 해야 하며 사회 상으로부터 발생될 문제에 해 최소

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실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사회  

실천에 한 인식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학교는 로벌한 사

회가 가속화되는데 이에 맞는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많은 사회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벌한 사회 상은 학교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한다.

학교 안에는 다양한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학교는 소수집

단의 학생이 주류집단의 학생들과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교육 인 환경과 

교사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편견

과 차별 없는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역시 변화되고 있다. 학

교교육이 사회  실천에 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시민교육이 실히 필

요하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 속의 이데올로기와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 련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한정우,

2014)

학교가 변화되기 해서는 상호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와 다르게 상호문화주의 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유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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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부터 시작하 다. 다문화주의는 다른 문화가 같이 공존해야 함에 역 을 

둔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 문화들끼리 상호작용을 시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사회의 통합을 해서 시

민들의 인식 환과 상호문화이해가 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시작되어 소수집단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상을 여나가야 한다.

오 훈(2009)은 상호문화교육이 국민 통합  성격을 띠어 문화의 차이와 다름

을 존 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문화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 다. 한 세계화시 에 걸맞는 세계시민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

에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시 에 문화 간의 차

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 하여 차별과 편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호문화

교육은 상호존 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호문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의 일환이다. 정 근(2006)은 상호문화교육의 요소로 넓은 의미의 사회학습에 

속하는 감정이입능력, 용, 갈등해결능력, 동심, 연 성과 문화  차이의 이

해와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 다. 한 역사와 사회  실을 다양한 

에서 악하고 인식하려는 목표와 인종과 문화  차별을 극복하기 한 정

치교육이 상호문화교육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 다. 그러므로 상호문화교육의 목

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데 있다

(Martine Abdallah-Pretceille, 2010). 이 듯 상호문화교육은 다문화교육과는 달

리 개인 간의 만남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계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한 상호문화교육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상호의존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문

화와 경험에 해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류하거나 공유하면서 개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Booth, 2003).

상호문화교육과 함께 세계 시민교육이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을 향상시켜  교육이다. 세계 시민교육을 해 Hanver(1974)는 학교교육과정에 

다양한 에 한 지각과 지구 이라는 인식, 비교 문화  인식, 세계  역동

성에 한 지식, 인류의 선택에 한 인식 다섯가지를 제시하 다. 김혜성(2007)

은 세계 시민교육의 교육내용으로 지식요소와 가치요소, 기능요소로 구분하 는

데 지식요소는 사실, 이해, 개인  역할 역으로 구분하고 가치요소는 자기이해,

타인존 , 다양한 가치의 존 역으로 나 었다.  기능요소는 단, 의사소통

은 행동 역으로 나 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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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벌 교육에 심이 있는 워싱턴 다문화교육센터는 로벌 시민교육

을 한 네 가지 원칙에 따른 하  핵심개념을 제시하 다. 첫째, 다양성과 통

일성의 원칙으로 학생이 속한 지역과 국가, 세계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맺는 

계의 학습이 하 개념으로 제시하 다. 둘째, 로벌 상호연계성 원칙으로 지역,

국가 구성원들이 세계 다른 사람들과 차 의존 계를 맺는 양상학습이다. 셋

째, 인권으로 인권교육이 시민성 교육과정의 토 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경

험과 참여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민주주의, 다양성, 로벌화, 지속가능한 발 , 제국‧제국주의‧국력, 편견‧차별‧

인종주의, 이주, 정체성‧다양성, 다  시각, 애국심‧세계시민주의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모경환 역, 2008: 34).

더불어 Merrifield 외(2010)는 학생들에게 실제 인 삶과 련된 기능훈련, 세

계의 지식획득, 다양한 에서 사건과 이유를 바라볼 때 필요한 지식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 네 가지 략을 제시하 다. 첫째, 다양한 

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둘째, 시공간을 넘어선 로벌 상

호연결하기로 로벌하게 사고하기 셋째, 로벌이슈로 역동 인 세계의 복합성

과 갈등을 이해하기, 넷째, 간문화  경험하기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기이다. 로

벌 교육을 해서는 국제사회의 이슈나 문제에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심을 

갖고 토론을 해보거나 실천 으로 참여해 보는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 요하다

(옥일남, 2014). 이처럼 로벌한 시민을 양성하기 해 로벌 시민교육은 사회

를 살아가는데 요한 역량을 가지게 한다.

로벌 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 세계 시민교육 등 다양하게 표 하고 있다.

학자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근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내면화하여 실천으로 행동하는 것이 궁극 인 목표이다. 실천 인 행동

은 세계체제에 한 지식, 지구 사회를 바라보는 한 단력과 비  사고

력과 다른 문화나 국가에 한 공감 등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내

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양식 있는 공민과 로벌 시민

인간의 삶의 서사  자아가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오는 근원이라면 이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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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깊이 련되어 있다. MacIntyre는 인간이 서사  자아의 통일성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공존의 양식을 함양한다고 하 다( 신애, 2010: 301). 서사  자

아의 통일성은 양식 있는 공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양식 있는 공민이란 함께 사

는 사회  존재임을 자각하는 공동체의 지성 인 주역이다. 양식 있는 공민은 

단순히 효율성을 가진 근  시민이 아니라 문성을 넘어 함께 하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이와 같이 양식 있는 공민은 지구

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로벌한 시민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구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구 의 

이동 증가에 따라 로벌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의 세계화,

인구이동으로 인한 국가 시민성 문제, 민족주의에 한 부정 인 측면, 보편

인 인권의 발달, 환경문제의 기, 국제법에 한 움직임, 유 학에서 과학  진

보 등이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Prentice, 2005: 4-5).

세계화의 진행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간의 결정이나 행동에 

향을 받으며 공동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세계화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시민

에게 로벌 시민성의 함양은 민주시민의 필수 인 자질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

라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성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시민성에 하여 김선미

(2013)는 한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용이하도록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체계에 걸 맞는 행동양식이나 덕목, 그리고 권리와 의

무에 한 구체 인 내용이라고 정의하 다.

로벌 시민성은 시민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성이 국가공동체 속에서 규

정해온 자질의 역이라면 로벌 시민성은 국가의 역을 벗어나 국가 간 시

민성의 범주로 확 된 역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민성이 국민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단일한 지 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 것을 요시 한다면, 로

벌 시민성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 하며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분쟁을 화와 타  같은 민주  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

민  속성이다(박성인, 2012: 22). 시민성의 범주로 요즈음 로벌의 개념은 국

가 간을 뜻하는 국제 이라는 개념과 국가경계를 월하는 로벌의 개념, 국내

와 세계와의 문화차이인 간문화 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Green,

2012: 125). 따라서 로벌 시민성은 체 인류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  

가치에 한 신념이다. 이러한 로벌 시민성은 지구공동체 구성원에 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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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표 된다(Prentice, 2005: 1). 한 공동체에 행동으로 참

여하는 참여자이며 인간의 권리와 평화, 사회정의를 지키려고 헌신하고 모든 종

교와 인종의 사람들을 존 하여 인간의 불평등을 여나가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다(Thomas, 2009: 2).

시민의 개념에서 좋은 시민은 개인  책임시민과 참여시민, 정의지향시민 세

가지로 나 었다. 첫째, 개인  책임시민은 지역사회에서 법을 지키고 세 을 

내며 분리수거를 하는 등 지역사회의 규칙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시

민이다. 이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를 개선하기 해 좋은 기질, 정

직, 책임감, 진실성을 가져야하는 사람이다. 둘째, 참여시민은 지역사회를 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기구를 만들거나 환경단체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들은 기구나 구조화된 단체에 참여하는 시민이다. 셋째, 정

의지향시민은 사회 , 정치 , 경제  구조를 비 으로 평가하고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 시스템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러한 훌륭한 시민은 

로벌한 시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Westheimer & Kahne, 2004).

한 Banks(2008)는 로벌 시민성에 해 개념화하기 쉽도록 시민성의 유형

을 네 가지로 나 었다. 첫째, 법 시민성은 가장 피상 인 단계의 시민성으로 

국가에 한 권리와 의무는 가지지만 정치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이다. 둘

째, 최소시민성은 례  후보와 쟁 에 한 심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국가선

거에 투표하는 시민이다. 셋째, 능동시민성은 법이나 습을 뛰어넘는 활동을 

하거나 선거를 하는 등 능동시민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해 참여하고 습

인 이슈나 개 에 해 공동연설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사회  정치  

구조를 지지하거나 유지하는 행동은 하지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변환시민성은 기존의 법과 습을 넘어서는 가치나 도덕  원칙, 이념을 추구하

기 해 행동한다. 변환시민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기 해 기존의 법과 

습, 구조를 해체시키거나 변화시키기 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Banks은 변환시

민성은 기존의 법과 습을 넘어서 도덕  원칙을 추구한다는 과 다문화주의

는 포용의 에서 사회  소수자를 가진 다양성이라는 역량을 구 하려는 철

학이자 사회개 운동이고 교육  심이라 할 수 있다. Banks는 시민성교육의 

방향이 주류의 학문  지식 심의 주류집안의 안정 인 지식 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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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으며 변 인 시민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변  시민단계

는 도덕  원칙을 해 실행하는 단계로 로벌 시민성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공동체의 문제에 심을 갖고 행동하는 성향을 강조한다면 MacIntyre가 얘기하

는 양식 있는 공민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게 양식 있는 공민, 로벌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 되기 해서는 문화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넘어 지구  정체성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

한 정체성을 함양은 곧 로벌 시민성 함양이며 이러한 시민성을 함양하기 

해서는 우선 타인과 자기인식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원칙 인 의사결정을 통

해 공동체의 사회 ‧정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여

를 통해 선거, 자원 사, 후원, 지지, 정치  행동 등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

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빈곤, 무역, 건강, 인권과 같은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한다(Green, 2012: 125).

한 사학습을 통해 한 로벌 시민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모경환 외, 2010: 51-53). Banks 역시 변환시민성 단계

에서는 로젝트 학습을 통해 실천  행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김미 ,

2011: 81). 최종 인 변환시민성을 이끌기 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실천 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게 되기 해서는 정책 으로 사회와 민

간단체의 연계조직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천을 통한 내 성찰

과 공동체의식이 풍부한 사회를 지속할 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가 유지될 것

이다. 이러한 에서 다문화멘토링도 로벌한 시민을 한 하나의 로젝트

로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양식 있는 공민으로서 

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기 해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

구의 목 이라 할 수 있다.

2)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

사회  실천과 다문화멘토링이 어떤 연 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

다. 연구자는 사회  실천의 특성에 해 앞에서 일곱 가지로 나 었다. 연구자

가 나  여섯 가지 사회  실천에 다문화멘토링이 합당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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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멘토링이 왜 사회  실천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실천이 특성에 따라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 연구자가 제시한 사회  실천의 특성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체의 활동을 통한 멘토링

사회  실천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활동성이다. 활동을 바탕으로 실천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문화멘토링 역시 멘토와 멘티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의 활동이 멘토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MacIntyre(1989)는 사회  실

천이란 사회 으로 성립된 동  인간 활동이고 정합 이고 복합 인 형식을 

의미한다고 하 다. 다문화멘토링은 멘토와 멘티라는 인간 계 속에서 이루어지

는 활동이다. 더불어 사회  실천의 특성에서 말하는 주체성에 멘토와 멘티라는 

주체를 포함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주체 으로 참여하는데서 멘토링은 시작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는 자신의 규정에 도달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

나 자신이 규정에 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김병옥, 1986:

35). 주체가 자신이 도달할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멘티에게 유용하게 작용

하기도 하지만 멘토에게도 많은 성장을 동반한다. MacIntyre가 마음과 몸이 분

리되지 않았다고 이원론을 부정하듯 몸의 체험을 통하여 학습과 성찰을 반복하

며 살아간다. 멘토링을 통한 학습은 일상  삶에서 이루어지며 의식 이든 무의

식 이든 모든 학습의 결과는 일상  삶에 의미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다(유

만, 2006: 70). 따라서 모든 활동은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 활동은 소통을 이루게 한다. 소통에 해 Karl Lowith의 화철학에서 

인간은 더불어 사는 세계의 존재이며 삶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라고 하 다

(최성식, 2009). 이 듯 활동을 통하여 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간에 

계를 통하여 소통하므로 더불어 사는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실천은 나와 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이 단하는 활동을 통하여 계가 성립되며 

그 계를 통하여 의미를 가지게 된다. Schatzki(2001) 역시 실천은 사회 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한다고 하 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공공선을 구

성하고 공공선은 활동을 하는 목 을 이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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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간에 규칙을 반 한 멘토링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많은 것과 계되어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회를 하나의 형성되어진 실체로 본다면 이 실체는 자연,

사회, 문화, 통, 삶 등과 련되어 있다. 사회  실천 역시 그 사회의 다양환 

환경과 함께 해야 한다. 다문화멘토링이 부각하게 된 이유는 한국 사회가 다문

화사회로 변화되어가면서 다문화가정들이 증가하고 증가한 다문화가정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해 시행된 것이

다. 이런 멘토링은 사회 으로 어려운 소득층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

소년에게 정서 인 지지와 정 인 성인에 한 모델링,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 효과가 크다(김 순‧김 희, 2012). 따라서 다문화멘토링은 그 사

회라는 공간과 함께 그 사회의 역사, 상등과 함께 실행된다.

Tuner(1994)는 실천에 한 근은 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 다. 우리가 

실천에 해 인식하는 것과 실천의 구성방식은 문화  사실이며 우리가 실천으

로 어떤 것을 인식하기 해서는 문화  맥락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멘토링은 문화  맥락안에서 하나의 실천도구, 실천의 한 방면

으로 한국 사회의 실을 반 하고 있으며 사회 으로 꼭 필요한 로그램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을 한 기 인 지원이기도 하며 한국 구

성원들의 조화로운 공존과 사회통합을 해서이다(박인옥, 2012).

이 듯 사회  실천에서 나타나는 역사성과 공간성을 다문화멘토링이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그 사회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완화

하고 방하고자 하는 목 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은 그 사회의 역사와 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라는 공간과 

사회를 유지하는 규칙과 함께 한다. 이원 (2007)은 실천을 통한 규칙에 해 

실천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실천이 지향하는 형식을 규정하여 실천의 근

본 목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실천에 있어 규칙은 실

천과정에서 매우 요하다. 김진엽(2001)은 하나의 체험이 산출되기 해서는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고 체 속에 녹아들어야 하며 체는 개인의 개

성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사회 ‧문화  계에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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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멘토링은 그 사

회의 상을 반 하고 있고 그 상은 그 사회의 역사와 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멘토링은 다른 멘토링과 다르게 교육수 이나 사회

 계에 있어 멘토‧멘티 간의 연령이나 학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권

력 계가 부재하고 상 으로 동등한 계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요한 장 이다(한정우, 2014)

사회  실천은 규칙을 따르는 행 이여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행 를 수행할 

옳고 그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선구, 2008: 18). 그 사회의 구조와 

체제가 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사회  실천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한다. 다문화멘토링 활동을 하기 해서도 운 체제에서 요구하는 규칙

을 따라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양한 운 칙을 내놓고 있으며 다문화멘토

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은 이 규칙에 따라 멘토링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은 사회  실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활

동에 따른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사회라는 

공간에서 멘토링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는 에서 사회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3) 성찰을 통한 멘토링

Garfinkel은 사회  실천에서 행 자의 극성에 해 성찰성을 강조하 다.

그는 사회  행 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 를 상화시킬 수 있는 성찰  존

재이며 이 성찰성은 매 순간  다른 상황에 동일하거나 차별 인 의미의 질서

를 획득한다고 하며 성찰  실천에 심을 기울 다.

인간은 어떤 행 를 함에 있어 자신이 의도한 로 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인 성찰을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게 반복 인 성찰은 사회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도 하고 상호작용과 통합을 통한 성찰  사회로 변모되기도 한다. 어떤 실천을 

성찰 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습에 따라 변화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선택에 해 두려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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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천의 성찰을 통하여 내 인 가치와 외 인 가치를 나  수 있다. 내

인 가치는 구체 인 활동에 의해서 그 가치가 구체 으로 드러나는 가치이다.

내 인 가치는 사회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되고 인식될 

수 있는 가치이다(MacIntyre, 1984. 188-189). 외 인 가치는 오직 사회  실천과

는 우연 으로 련되고 원칙상 사회  실천과 무 하게 그 가치의 획득이 가

능하다(유재 , 2000). 우희숙(2010)은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이 자신의 실천을 

비 으로 반성하고 탐구하여 실천 인 교육지식을 획득하는 학습의 장이 되

어야 한다고 하 다.

4) 탁월함을 한 멘토링

탁월함이란 인간에게 좋은 삶을 탐구하는 삶이다. MacIntyre가 시하는 덕은 

인간에게 좋은 삶, 그 밖에 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들이다.

MacIntyre(1984)는 내재  선에 해 실천이 추구하는 목 으로서의 선이며 실

천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고 하 다. 실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천이 제시

하고 있는 탁월성의 기 에 한 이해와 규칙에 한 수로 실천이 목 으로 

하는 선의 실 이다(강성민, 2014: 115). 선에 해 백종 (2004)은 도덕 으로 

좋음이나 착함을 의미하며 인간의 행 를 통해 실 하고자 하는 당  가치라

고 하 다. 그러므로 내재  선은 실천에 근간을 두고 공동체를 유지에 도움을 

다. 실천이 목 에 맞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내재  선의 성취가 요하다.

유재 (2002)은 탁월성의 기 이 내재  선과 련되어 실천의 내재  선을 성

취하는 것이 탁월성의 기 에 충족한다고 하며 내재  성취는 탁월성 기 을 

충족하여 탁월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 다. 이와 같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탁

월함에 이르는 것은 곧 좋은 삶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회  실천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MacIntyre(1984)는 실천을 통하여 내재  선이 성취되었을 때 좋은 삶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실천이 없는 삶은 좋은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

다. 그가 말하는 좋은 삶은 사회  실천의 내 인 가치추구에 자신의 삶과 사

회의 통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좋은 삶은 바로 그러한 사회  실천의 내

인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과 련되어 있다. 좋은 삶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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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천의 내 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그러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내재  선을 성취하고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는지에 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다문화멘토링 활동에서 탁월성은 멘토링 활

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활동을 통한 탁월성은 내재 인 성취를 한다는 것이

며 이는 바로 좋은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을 통하여 성취

되는 내재  선은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요한 가치와 역할을 제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본 소양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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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동향

MacIntyre가 사회  실천에 하여 논하면서 사회  실천에 한 심이 증

되었다. 과연 사회  실천이란 무엇인가에 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

이 사회  실천에 한 연구를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실천의 일환

으로 다문화멘토링을 살펴보았다. 한국에 격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돕기 한 다문화멘토링에 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하여 2015년 8월을 기 으로 RISS  국

회도서 , 학도서 에 등록된 사회  실천에 한 연구와 다문화멘토링에 

련한 논문을 검색하여 선행연구에 한 고찰을 하 다. 사회  실천에 한 연

구는 종교를 통한 실천, 사회복지실천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지만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사회  실천에 한 선행연구를 찾아보았다. 사회  실

천을 키워드로 살펴본 결과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첫째, 철학자를 이용하여 사회  실천에 하여 주장한 연구이다. 먼  

MacIntyre가 주장하는 사회  실천에 한 연구(유재 , 2000; 이원 , 2007; 김

한미, 2010; 원신애, 2010; 최은순, 2014; 방진하, 2014)가 있다. 표 으로 유재

(2000)은 MacIntyre가 주장하는 사회  실천에 한 개념을 알리고 사회  실

천의 개념이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  실천에 충

실한 교육은 사회  실천에 기반을 둔 교육에 하여 생각하게 하 다.

한 Hirst가 주장하는 사회  실천에 한 연구(유재 , 2001; 김 민, 2007;

김무정, 2008; 최원형, 2008; 한 숙, 2009; 이윤선․최지연, 2011; 박진아, 2013)

가 있다. 부분 Hirst의 사회  실천에 한 연구는 Hirst가 주장하는 사회  

실제에 한 논의를 통하여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모형, 수

업설계모형 등에 하여 사회  실제를 바탕에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Kant의 실천철학에 기반을 두고 실천을 논한 연구(이충진, 1999; 김종국,

2006; 신기철, 2006; 이원 , 2007)가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Kant가 주장한 실천

철학을 맥락으로 실천에 한 도덕성을 강조하 다. 그 외에도 Hegel과 Mark의 

인식론에 근거한 실천연구(고인규‧최지연, 2012), Oakeshott의 교육실천 연구(류

재철, 2007), 존듀이의 자유주의와 사회  실천을 통한 사회  지성에 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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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김진희, 2010), Bourdieu의 에서 사회  실천을 살펴본 연구(김동

일, 2005)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자신이 주장하는 철학자를 기반으로 사회  

실천에 한 개념과 요성, 사회  실천에서 요히 다루는 선과 덕에 하여 

설명하여 사회  실천이 교육 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하여 주장하

다.

둘째, 사회  실천에 근거한 시민교육이나 교육과정, 교육에 한 비  연구

(장원순, 2003; 김종우‧정성 , 2007; 한 숙, 2009, 정연희, 2010)가 있다. 특히 

장원순(2003)의 연구에서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해 필요한 사회  실천이 삶 

속에서 참여하고 그 속에 내포된 행 의 암묵 인 측면들이 체화됨을 강조하며 

이 시 에 사회과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 다. 김종

우‧정성 (2007)은 사회  교육실제이론에 기 하여 등학생들의 실천  지식

을 습득하고 실제  문제해결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실과교육과정 설계모형과 

시단원을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한 숙(2009)는 자신의 박사논

문에서 Hirst의 사회  실천에 한 개념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함의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도출하 다. 정연희(2010)은 미술교육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실천하기 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화가 

요구하는 로벌 시민성을 육성하는 것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셋째, 사회  실천과정에 한 연구(이상동, 2005; 이상 , 2006, 이경란, 2011;

강수 ‧홍아 , 2013; 변진옥‧조병희, 2014)가 있다. 이들은 사회  실천을 이루

는 인문학자나 약국약사, 사회  기업가, 과학기술자 등 이들의 각 역에서 추

구하는 사회  실천과 경험과 과정에 하여 연구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문헌연구(장

원순, 2003; 유재 , 2001; 김 민, 2007; 김무정, 2008; 최원형, 2008; 한 숙,

2009; 이윤선‧최지연, 2011; 박진아, 2013; 한 숙, 2009)이며 질 연구(강수 ‧홍

아 , 2013; 변진옥‧조병희, 2014) 이다. 둘째, 사회의 상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 상황에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실천에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사회  실천에 한 연구는 사회  

상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기 해 필

요한 사회  실천과 사회  실천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멘토링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



- 61 -

로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

에 한 연구도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다문화멘토링에 한 심도 높아졌다. 다문화멘토링은 

교육부가 주 하는 멘토링사업으로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는 물론 멘티, 멘토메

니 , 슈퍼바이 에 사무국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며 이들의 운 에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멘토링 상에 따른 연구는 (서미옥‧배상식, 2010; 우희숙, 2010;

최진 , 2011; 이미정‧박미숙, 2012; 김한나‧김홍석, 2012; 김민정, 2013; 이수정,

2014; 김기 , 2014; 김 순‧방 희‧홍정훈, 2014; 임지혜‧김 희, 2014; 조성심‧

주석진, 2014; 임지혜‧박 수, 2015; 은혜경, 2015)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크

게 멘토 상과 멘티 상으로 나  수 있다.

먼  멘토를 상으로 한 연구(이미정‧박미숙, 2012; 김한나‧김홍석, 2012; 김

순‧김 희, 2012; 김기 , 2014; 김 순‧방 희‧홍정훈, 2014; 임지혜‧김 희,

2014; 임지혜‧박 수, 2015)가 있다. 이들 연구는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을 

상으로 멘토의 인식변화와 멘티와의 계양상, 멘토와 멘티의 동반성장, 멘토의 

역량, 맨토링의 경험과 의미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비교사들의 멘토

링 경험에 한 연구(우희숙, 2010; 서미옥‧배상식, 2010; 최진 , 2011; 안혜리‧

정윤희, 2013)가 있다. 이들은 사범 와 교육 생인 비교사를 심으로 멘토링

의 인식이나 교육경험, 멘토링 효과에 한 연구를 하 다.

 멘티를 상으로 한 연구는(김민정, 2013; 박선옥, 2013; 조성심‧주석진,

2014; 은혜경, 2015)가 있다. 이들은 멘티들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멘티의 경

험과 요구, 멘토링의 효과성에 하여 검증하 다. 그 외에도 멘토의 메니  역

할을 하는 튜터에 한 연구(박미숙‧방 희, 2013)가 있다. 이 게 다양한 상을 

심으로 멘토링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연구가 격하게 늘어났다.

둘째, 멘토링의 운 에 한 연구(손 희, 2011; 박인옥, 2013; 박인옥‧김민규,

2013; 박선옥, 2013; 이성순, 2014)가 있다. 이들은 재 진행 인 멘토링 로

그램 운 에 하여 분석하고 효과 인 멘토링 운 방안들을 제시하 다. 손

희(2011)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한 요구분석을 통하여 효과 인 멘토링 개선안

을 제시하 으며 박인옥(2013)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를 상으로 멘토

링 활동의 단계별 자원분석과 멘토링 활동시간의 산출요인을 분석하여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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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태를 악하 다. 한 멘토링 로그램을 체계 으로 설계하고 효율 으

로 운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셋째, 다문화멘토링 과정과 모형개발에 한 연구(조미 ‧배지희, 2011; 은혜

경, 2013)가 있다. 조미 ‧배지희(2011)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지원 

멘토링을 통하여 양육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어머니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은혜경(2013)은 방송 에 합한 다문화멘토링 모형을 개발하고 다문화이주민 

 멘토링 련 문헌을 분석하고 타기  사례분석과 요구분석, 경험분석, 응

과정 분석을 하 다.

반면 국외의 다문화멘토링 연구들은 더욱 세분화되어 수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첫째, 다문화의 변인 요인에 한 연구로 Ensher, & Murphy(1997)는 

멘토링의 계에서 인종, 성별, 인식 유사성  의 효과에 한 연구,

Grossman & Rhodes(2002)의 측 인자  청소년 멘토링 계 기간의 효과에 

한 연구, Darling, Bogat, Cavell, Murphy, & Sánchez(2006)의 성별, 인종, 개

발, 험요인에 따른 멘토링과 개인 차이에 한 연구가 있다. Grossman &

Rhodes(2002)은 청소년 멘토 계의 효과와 지속 시간의 측 인자를 조사한 

결과 1년 간 지속 는 계에 있는 청소년은 단기 인 멘토링 참여자보다 

진 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종결한 멘토링 참여자는 여러 

지표상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 소득이 낮거나 결혼한 멘토는 정서 , 성 

, 신체  학 를 받음으로써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멘토링으로 계지속에 한 연구는 Liang & Grossman(2007)의 다양성

과 청소년 멘토링의 계 연구, Sedlacek, Benjamin, Schlosser & Sheu(2007)

는 학교생활에서의 멘토링을 다양한 인구에 한 고려사항에 을 두고 

연구하 다.  Liang & Grossman(2007)은 멘토링 계에 한 성별, 민족, 인

종에 한 차이를 발견하고, 이들의 계형 로세스의 변화에 해 논하고 멘

토링 계를 통해 획득한 효과를 측정하 다.

셋째, 멘토링의 역할에 한 연구로 Hu, Thomas, & Lance(2008)의 비공식 인 

멘토링을 시작하는 의도에 한 연구, Watson, Sealey-Ruiz, & Jackson(2014)의 

문화  치료로서 멘토링에 한 흑인과 라틴계 남성 고등학생들의 경험에 한

연구등과 같이 다양한 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Hu, Thomas & Lance(2008)는 

비공식 인 멘토링을 시작하는 의도에 해 인종 유사성, 선행된 학습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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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련 상  박탈의 감정  역할을 주요 변인으로 두고 실증  분석을 시

행하 다. 그 결과, 멘티와 멘토에 한 인종 유사성과 선행된 학습 효과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되었다. 인종 련 상  박탈의 감정  역할은 인종 유

사성과 선행된 학습 효과사이의 재 인 역할로 보고 있었다.

에서 언 한 국내‧외 멘토링 연구동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에서는 멘토링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다문화멘토링을 주제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학생과 비교사들의 학습

지도에 집 되어 있으며 멘토링의 실제 인 과정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둘째, 다양한 연구 주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멘토링의 효

과 증진에 목 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한 심층 인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멘토와 멘티들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멘토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연구 상에 있어서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지 못하

고 있다. 멘토와 멘티 외에도 다문화멘토링과 계된 멘토 펠로우, 수퍼바이 ,

멘토링 운 요원, 학 계자 등에 다양한 상으로 역을 확 해야 한다. 넷

째, 다문화멘토링의 운 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다문화멘토링 운 된 지 5년

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로 된 평가방법이나 평가도구가 없다는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육 사인 다문화멘

토링에 참여한 경험을 통하여 사회  실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학생

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은 앞으로 자신이 살

아가는데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

며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탐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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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어려움을 해

결하고자 마련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탐색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멘토들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

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목 을 달성하기 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하 다. 연구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

하 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먼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하

다.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사회  실천이 사회에 요하게 자리 잡고 있

는 것과 다민족, 다인종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실천은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며 일반 시민들은 실천을 하기 해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살펴

보았다.

한 본 연구의 로그램인 다문화멘토링이 우리사회에 운 되어야 하는 

상과 다문화멘토링의 구성요소와 실행과정을 살펴보고 다문화멘토링이 사회  

실천과 어떤 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  논의를 통하여 연구방

법은 질 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탐색하고 그들

의 경험을 세 하게 살펴보기 해서는 양 연구보다 질 연구가 합당하다고 

단하 다. 구체 인 질 연구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을 선택하 다. 근거이론은 

양 연구처럼 일련의 숫자를 통하여 제시하지 않고 경험연구를 통해 그 실체를 

이론 으로 공식화하여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기(박성희, 2004) 때문이다.

연구방법을 결정한 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장 먼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다. 연구참여자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18명으로 구성

하여 개인 으로 심층면담을 한 뒤에 인터뷰 자료는 사하 다. 사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 다. 분석한 자료는 사회  실천



- 65 -

[그림 Ⅲ-1] 연구 과정 

의 경험내용과 사회  실천과정으로 나 어 결과를 정리하 다. 먼  4장은 개

방 코딩한 자료를 통해 사회  실천의 경험내용을 살펴본 장으로 멘토링 진행 

순서에 따라 멘토링 실시  단계, 멘토링 실시 단계, 멘토링 실시 후 단계로 

나 어 결과를 도출하 다. 5장은 사회  실천과정을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축 

코딩과 핵심범주를 찾는 선택 코딩, 모든 자료를 한 에 볼 수 있는 상황모형

으로 정리하여 이론을 귀납 으로 체계화하여 기술하 다. 연구 과정에 하여  

[그림 Ⅲ-1]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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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거이론 

근거이론은 1967년 사회학자인 Classer & Strauss에 의해 개발되고 발 되었

으며 상징  상호작용주의5)의 철학  근거를 둔 질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은 

개방  근을 통해 특정이론이나 가설 검증을 통해 얻기 힘든 규칙성이나 차

별성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Allen Rubin & Earl R. Babbie, 2008).

근거이론은 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는데 을 두는 연

구방법으로 개인들이 여하는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분석하여 이론을 형성한다. 연구자는 미리 이론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론을 

자료로부터 생성하도록 근해야 한다. 자료로부터 나온 이론은 경험에 근거하

여 개념을 조합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 인 이론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서술, 개념 정리, 이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가 진행된다.

첫째, 서술은 말하는 사람의 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 경험, 감정의 정신

 이미지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술된 설명이다. 말하는 사람이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보고 듣고 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 로 선택된다. 둘

째, 개념정리는 자료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개별  범주로 조직화하고 이러한 

범주를 명료하게 하기 하여 서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정리는 이론

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셋째, 이론화는 계진술을 토 로 다

양한 개념을 체계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명  도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명

확한 그림을 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해 설명할 

수 있고 측할 수 있도록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듯 근거이론은 

결과보다 과정을 시하며 개념 계에 한 진술을 통해 개념정리를 넘어 체계

인 이론으로 나가는 것이다.

한 Scheiber & Stern(2001)은 근거이론의 독특한 특징에 하여 첫째, 과정

과 궤도에 을 두었다. 근거이론은 분명한 단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상황에 

놓인다. 둘째, 동명사의 에서 행동과 변화를 나타낸다. 셋째, 사회 심리 인 

5) 상징  상호주의는 사회심리학자 Mead가 창시하고 Blumer가 발 시킨 것으로 인간의 행동은 

구조화된다고 보고 인간행동이 만들어지는 사회화과정을 이해하여야만 인간행동을 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Schreiber & St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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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 범주를 제시하여 이론의 단계를 엮어간다. 넷째,

개념과 계 인 진술을 통해 추상 이지만 서술  자료의 통합을 명확히 밝힌

다. 따라서 근거이론의 근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신념, 태도에 하여 심층

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상호 련된 범주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

간의 행동, 상호작용, 과정에 한 이론을 창출하는 것이 목 이다(Stern, 1980).

근거이론은 크게 Strauss & Corbin(1990)의 체계  차와 Charmaz(2006)의 

구성주의  근으로 나 다. 첫째, Strauss & Corbin의 체계  차는 특정주제

에 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설명하여 이론을 체계 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 근에서는 사건, 해 닝, 사례 등으로 정보단 를 범주화하고 체계 인 분석 

차를 특정주제에 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한다. 둘

째, Charmaz(2006)의 구성주의 근은 Strauss & Corbin(1998)의 단일과정이나 

핵심 범주에 한 연구를 포용하고 다양하고 지엽  세계들과 여러 개의 진실,

특징세계의 , 행동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주의 을 옹호하는 것

이다(Creswell, 2007). 구성주의 근거이론은 유연함을 가지고 연구자의 에 

의존하고 개발된 이론에 을 맞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거이론을 본 연구에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실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  실천의 경험과정은 사회속의 활동

을 통하여 체득되는 역동  상호작용 과정을 시한다. 질 인 연구에서 근거이

론은 상징  상호작용론6)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거를 제시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박성희, 2004).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험이 어떤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데 근거이론이 합하

다고 단하 다. 질 연구의 다른 연구방법은 개인들의 경험  의미를 강조한

다면 근거이론 연구는 기술수 을 넘어서 과정, 즉 행동이나 상호작용, 사회화

과정을 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다문화멘토링에 한 연구는 주로 양

연구이며 질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를 부분 사용하 다. 연구참여자들이 어

떤 과정을 경험하는지,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와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6) 상징  상호작용론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에 둔 사회학  으로 상징  상호작용

에 의해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향을 단순히 반응하는 수동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향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  존재이며 인간은 이러한 내면

의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양해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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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경험과정이나 과정을 통한 변화를 연구하

기 해서는 근거이론이 다른 질 연구방법 보다 과학 이고 체계 으로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 다. 셋째, 사회  실천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다양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해서

는 양 연구처럼 일련의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이들의 경험과정을 토 로 사

회 각계각층에서 사회  실천을 통한 성취감과 행복감에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일어나

는 사회 상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실천  경험  자료를 토 로 새로운 이론

을 도출하고자 근거이론을 선택하 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체계  차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

들의 사회  실천과정은 특정주제에 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그

와 련된 범주들을 통해 이론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자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  실천을 이루며 그 행동과 과정은 어떠한가에 

한 연구 문제의 답을 찾아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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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연구에 있어 연구 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먼  다문화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의 I 학을 선정

하 다. 다문화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학이나 기 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

천이라는 지역과  인천의 I 학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천은 다문화에 한 배경이 개항과 더불어 외국을 드나드는 문의 

도시로서 다문화와 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민사 박물 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처음 생긴 공립형 다문화학교인 한

리학교, 사할린센터, 외국인지원센터(구 난민센터), 탈북지원센터 등 다문화에 

한 선구 인 역할을 하는 도시이다. 그래서 인천 지역은 다문화를 변하는 

지역으로 보고 인천을 선택하 다.

둘째, 인천의 I 학은 한국의 다문화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학교로 하와

이에 이주한 이민자들의 기 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다문화와 련된 학과를 처

음 신설하는 등 다문화와 련된 다양한 자원과 능력이 있는 학교이다. 그러므

로 인천의 I 학은 다문화 련 연구와 각종 로젝트들이 운 되고 있으며 다

문화교육에 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셋째, 다문화멘토링은 크게 형태와 상으로 나 다. 멘토링의 형태는 농 형

과 도시형으로 나 고 있으며 상별로는 등과 등으로 나 고 있다. 인천의 

I 학은 멘토링이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와 상들이 참여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역 ‧경제 ‧문화 인 역과 상을 모두 포함하여 다문화멘토링을 진행하

고 있다. 인천의 I 학은 강화와 같이 인근 섬들이 있어 농 형 멘토링과 도시

형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한 등학생 상 멘토링과 등학생 상 멘토

링을 혼재하여 진행하고 있다. 재 인천의 I 학은 등학교를 심으로 멘토

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멘토링을 신청하는 등 멘티들의 지원이 많아 등학

생멘토링을 불가피하게 같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2014년 기  

등멘토가 82%이고 등멘티는 18%로 등멘티에 비해 등멘티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장학재단, 2014).

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이 부터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



- 70 -

구분 학과 성별 멘티학교 멘티지역
멘토링 

경험

연구참여자 1 사회교육과 여 도시 3년

연구참여자 2 교육학과 여 도시 3년

연구참여자 3 사회교육과 여 도시 2년

연구참여자 4 어교육과 여 도시 1년

연구참여자 5 사회교육과 여 도시 3년

연구참여자 6 교육학과 여 도시 2년

연구참여자 7 사회교육과 여 농 2년

연구참여자 8 사회교육과 남 고 도시 2년

연구참여자 9 경 학과 여 고 도시 1년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일반 인 특성

생들을 찰하 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을 찰하고 최종 평가회에서 

받은 설문지를 확인해 보면서 극 으로 멘토링에 참여한 상을 근하려고 

노력하 다. 먼  작년에 참여한 멘토 100명을 상에게 받은 설문지를 자세히 

찰하고 성실하게 설문에 응한 학생들에게 심을 갖게 되었다. 한 다문화멘

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을 살펴본 결과 사범 학생이 80%이고 비사범 학생들이 

20%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더불어 멘토링 상이 등학생, 학생, 고

등학생으로 나 어 있었고 도시를 심으로 다문화멘토링을 진행한 학생들도 

있지만 농 을 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참

여자를 선정하 다. 첫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100명에게 메일이나 

화, 는 면 면으로 연구에 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개진하

다. 둘째,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  다문화멘토링 최종평가회 시 

작성한 설문지를 확인하고 찰하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상으

로 하 다. 셋째, 다양한 멘토링 경험을 살펴보기 하여 사범 학생들과 비사

범  학생, 농 과 도시지역을 상으로 한 멘토, 멘티의 학교 이 , , 고 

학생들이 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참여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Ⅲ-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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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과 성별 멘티학교 멘티지역
멘토링 

경험

연구참여자 10 사회교육과 남 고 도시 2년

연구참여자 11 국제통상학과 남 고 도시 2년

연구참여자 12 사회교육과 여 도시 2년

연구참여자 13 국어교육과 여 농 3년

연구참여자 14 국어교육과 여 도시 2년

연구참여자 15 사회교육과 남 고 도시 2년

연구참여자 16 행정학과 남 도시 2년

연구참여자 17 국어교육과 여 도시 2년

연구참여자 18 사회교육과 여 도시 3년

연구참여자는 총 18명으로 인천의 I 학에서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사범 학생 15명, 비사범  학생 3명으로 구성하 다. 사범  학생

이 많은 이유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의 80%가 사범  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남녀의 비율은 여학생이 13명, 남학생이 5명이다.

한 등학생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명이고 학생을 담당한 학생은 

10명, 고등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5명이다.

다문화멘토링의 형태는 도시형과 농 형으로 나 는데 연구참여자  농 을 

담당한 학생은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시형으로 다문화멘토링을 진행하 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경험은 3년째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5명이고 2년째 

참여한 학생이 11명, 1년 참여한 학생이 2명이다. 이와 같이 인천의 I 학은 

다문화멘토링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세부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사회교육과 3학년에 재학 인 여학생으로 3년째 다문화멘토

링에 참여하고 있다. 다문화멘토링 외에 다른 사경험은 없었으며 교양강의 교

수님들의 추천으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다. 멘토링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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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범 학생으로 교육 사가 필요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멘티와의 

계가 잘 형성되어 멘티의 변화를 보며 만족감을 느 으며, 세 번째는 같은 멘

티가 멘토링을 더 하고 싶다고 하여 멘토링을 다시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다.

(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 인 여학생으로 다문화멘토링에 3년

째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 2014년 국 우수멘토에 뽑히기도 하 다. 다른 교

육 사와 다르게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다

문화에 한 인식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좋아하며 계속 멘토링에 참여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작년과 같은 멘티와 멘토링하고 있다. 다문화멘토

링은 교육 인 책임감도 크고 멘티의 변화에 한 뿌듯함 때문에 지속 으로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는 사회교육과 3학년 여학생으로 다문화멘토링은 2년째 수행하고 

있다. 멘토링 경험으로는 모교에서 학교 방학멘토링과 고등학교 자율학습 멘

토링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일 일 멘토

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상담까지 할 수 있어서 매력

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과의 계가 멘토링 학업 지도에 많은 향을 주

기 때문에 계 형성이 요하며 학생의 수 에 맞춘 멘토링 진행에 을 두

는 것이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 다.

(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어교육과 2학년 여학생으로 멘토링 경험은 올해로 2년째이

다. 다른 교육 사를 한 경험이 없으며 다문화멘토링이 장학재단에서 하는 로

그램이라 신뢰감이 가고 다문화학생을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

게 되었다. 그는 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친구같이 지내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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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한 일반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 한 편안하게 

하고 노력한 것이 학생과의 계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5)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사회교육과 3학년 여학생으로 3년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

고 있으며 2013년 국 우수멘토로 뽑혔다. 다른 교육 사는 한 이 없으며 다

문화수업과 선배의 추천으로 사범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여 참여

하게 되었다. 다문화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지만 종종 세심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과 멘토링에서는 멘티와 서로 교감하는 마음이 가장 요다고 하

다.

(6)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국어교육과 2학년 여학생으로 고교시 에는 교육 사를 스펙

쌓기로 시작하여 래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다문화

멘토링은 2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에 교사가 되었을 때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다. 한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 학생에 

한 편견이 사라지고 일반 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사회교육과 2학년 여학생으로 2년째 강화도 지역을 자원하여 

다문화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등학생을 멘티로 맡고 있다. 농

사활동에서 교육 사 경험이 있고 도서 에서 독서토론 등 다양한 사를 

한 경험이 있다. 다문화멘토링은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문화

멘토링이 힘들지만 힘든 만큼 보람되었다. 특히 학생이 열에서 둘이 변할 때 자

신은 넷에서 여덟까지 변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 다. 그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

하면서 세월호 투쟁 장과 통일축제에 참여하는 등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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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8은 어교육과 2학년 남학생으로 다문화멘토링은 2년째 참여하

고 있다. 사활동 경험은 탈북자를 상으로 사하거나 교회에서 어교육 

사를 주로 하 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탈북자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학생

의 성 향상과 밝아지는 모습이 보람차지만 책임감과 학생을 사랑으로 하려

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뿌듯하다고 하 다. 한 그는 다문화에 

한 정 의식과 나 한 다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흡족하다고 

하 다.

(9)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9는 경 학과 3학년 여학생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차 다

문화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 사경험도 교수경험도  없는 비

사범  학생이다. 멘토링 경험이 없어서 멘토링을 해보고 싶었는데 학교 게시

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다문화멘토링이 어떤 것인지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

었으며 다문화멘토링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 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

정 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 으며, 작년 멘토는 학 에서 반장도 해서 친

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극 인 친구 지만 그 친구도 역시 외모 인 것

으로 상처 받은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안타까움을 느 다고 하 다. 재 

멘티와의 라포형성이 안되어 멘토링을 단한 상태이다.

(10)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10은 사회교육과 3학년 남학생으로 2년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

고 있다. 다른 교육 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으나 배움의 기회가 없는 나라에 가

서 교육 사를 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다문화멘토링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

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 다. 그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내가 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나도 학생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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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 다.

(11)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11은 국제통상학과 3학년 남학생으로 다문화멘토링은 2년째 참여

하고 있다. 다른 교육 사활동은 참여한 이 없으며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 학

생들을 도와주고 싶고 편견을 없애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고 한 그것이 자

신의 자존감에 도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여하 다고 하 다. 그는 멘토링

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모두 편견 속에서 다니는 것은 아니며 정상 인 학

교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과 우리 학생들이 교육 사를 할 때 

무엇을 주안 으로 두어야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 다.

(12)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2는 사회교육과 3학년 여학생으로 2년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

고 있다. 멘토링 경험은 학습부진학생에게 교육 사로 멘토링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교수님과 선배 등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

로 하게 되었다. 그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얻은 경험이 있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고 가족에 한 얘기는 특히 조심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 다.

(13) 연구참여자 13

연구참여자 13은 국어교육과 3학년으로 멘토링 3년차인 여학생이다. 멘토링 

경험은 기 학력 미달자들에 한 교육 사를 실시하 으며 교육 사를 통하여 

보람을 느 고 사를 계속하고 싶어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다. 멘토링을 통

한 보람이라면 자신의 주변, 자기 주에서만 생각하다가 멘티와 함께 같은 곳

을 바라보고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넓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보람과 뜻 깊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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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4는 교육학과 2학년 여학생으로 다문화멘토링은 2년째 참여하고 

있다. 다른 멘토링의 경험은 고등학생 때 지역 학교 멘티와 연결하여 멘토링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사를 한 경험이 있었다. 다문화멘토링을 지원한 

동기는 다문화학생들과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 다. 한 그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들이 멘티에게 향을 

미쳤다는 것이 보일 때 행복했다고 하 다.

(15) 연구참여자 15

연구참여자 15는 사회교육과 2학년 남학생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다문화멘

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교육 사를 한 경험은 없으며 학교 1학년인 학생

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돈도 얻을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 다. 멘토링

활동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응원이라고 하 다. 그는 멘티를 격려해주고 얘

기를 들어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라 생각했지만 멘토는 멘티가 성숙하지 못할 

때 바로 잡아주는 교정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6) 연구참여자 16

연구참여자 16은 행정학과 2학년 남학생으로 모교 후배를 상으로 수학 교

육 사를 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추천으로 멘토링을 시작하 다

고 하 다. 멘토링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을 만나본건 아니지만 그들이 나와 다

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 다. 멘티가 말이 좀 서투르기도 하지만 

나와 같은 것에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 다.

(17) 연구참여자 17

연구참여자 17은 국어교육과 2학년 여학생으로 2년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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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산 간디학교에서 교육 사를 한 경험이 있으며 다문화시범학교에 다

닌 경험으로 다문화에 한 많은 교육과 련 자료들을 보면서 다문화에 한 

심이 생겼다고 하 다. 다문화멘토링은 학생과의 라포형성이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며 자신이 마음을 열고 멘티에게 다가가서 기다려주었을 때 멘티가 처음

과 다른 열린 마음으로 진실성 있게 다가올 때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다

문화에 한 편견이 남아있어 상처받는 멘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 다.

(18) 연구참여자 18

연구참여자 18은 사회교육과 3학년 여학생으로 2년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

는 학생이다. 다문화멘토링 외엔 사활동 경험이 없으며 학생들과의 교류도 하

고 싶고, 교사가 되기 해 필요한 수업능력, 학생과 소통능력 등을 키우기 

한 시간도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 다. 멘토링을 하면서 학생마다 성

격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각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학습을 하려

고 고민도 해보고 학생에게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학

생을 할 때 친 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식이 좋은 지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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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분류

다문화멘토링실시 

 단계

왜 멘토링을 지원하게 되었나요

멘토링을 해 무엇을 비했나요

다문화멘토링 

실시 단계

처음 멘티 만남 느낌은 어떠했나요?

멘티와 친해지기 해 어떻게 했나요?

멘티에게 무엇을 해 주고 싶었나요?

멘토링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

멘토링을 종료했을 때 마음은 어떠했나요?

다문화멘토링 실시 

후 단계

멘토링을 통하여 보람된 이 있나요?

멘토링을 통하여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멘토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표 Ⅲ-2> 질문지

3. 자료 수집  분석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구를 하 으며 먼  연구를 

하여 문헌고찰을 하 다. 사회  실천과 멘토링에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

의 이론  논의를 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연구 상기

과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 다.

본 연구는 인천의 I 학에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을 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이끌어갔다. 연구를 진행하기 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연구 참

여 동의서에는 연구에 한 내용과 연구 문제를 설명한 후 연구에 한 윤리와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포함하 다.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에게 심

층면담을 실시하고 지속 으로 연구참여자를 찰하 다.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해 면담에 필요한 질문지를 구성하 으며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질문지는 크게 분류, 분류 하 으며 멘토링의 순서에 따라 질문지를 작성

하 다. 질문지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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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면담 2차 면담 3차 면담

연구참여자 1 2015. 06. 04 2015. 07. 15 2015. 08. 20

연구참여자 2 2015. 06. 17 2015. 08. 20 2015. 08. 25

연구참여자 3 2015. 06. 05 2015. 08. 25 -

연구참여자 4 2015. 07. 03 2015. 08. 26 -

연구참여자 5 2015. 06. 04 2015. 07. 13 -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2015. 07. 06 -

연구참여자 7 2015. 06. 08 2015. 08. 13 2015. 09. 30

연구참여자 8 2015. 06. 29 2015. 07. 23 -

연구참여자 9 2015. 06. 24 2015. 07. 19 -

연구참여자 10 2015. 06. 12 2015. 07. 26 -

연구참여자 11 2015. 06. 17 2015. 07. 14 -

<표 Ⅲ-3> 연구참여자의 면담일정

질문지는 <표 3-2>와 같이 먼  다문화멘토링의 실시  단계와 다문화멘토

링의 실시 단계, 다문화멘토링 실시 후의 단계로 나 었다. 먼  실시  단계

에서는 왜 멘토링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멘토링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싶었는지

에 한 질문과 멘토링을 하기 해 어떤 비를 하고 어떤 감정을 가기게 되

었는지에 한 질문으로 구성하 다.

둘째, 멘토링 실시단계는 멘티와의 첫 만남은 어떠하 는지 멘티와 친해지기 

해 어떻게 하 는지에 한 질문을 구성하 다.  멘티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었는지 멘토링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어떻게 했는지 질문하 다. 한 멘토링을 종료하게 되었을 때 

마음은 어떠했는지에 한 질문이다.

셋째, 다문화멘토링 실시 후 단계에서는 멘토링을 통하여 보람을 느 는지,

멘토링을 통하여 변화 된 것이 있는지, 멘토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

문으로 구성하 다. 이 게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심층면담

을 실시하 다.

이 게 구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일정은 다음 <표 

Ⅲ-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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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면담 2차 면담 3차 면담

연구참여자 12 2015.05.28 2015. 08. 13 -

연구참여자 13 2015.06.08 2015. 08. 13 -

연구참여자 14 2015.06.17 2015. 08. 26 -

연구참여자 15 2015.06.12 2015. 07. 26 -

연구참여자 16 2015.06.10 2015. 08. 04 -

연구참여자 17 2015.06.22 2015. 07. 16 -

연구참여자 18 2015.05.28 2015. 07. 13 -

심층면담은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2-3회 이루어졌다. 면담 횟수가 다른 이유는 

면담과정에서 면담자료가 부족하거나 조  더 심층 인 면담이 필요한 학생들

에 해서는 추가 면담을 실시하 다. 추가 면담을 실시한 학생은 3회의 면담을 

실시하 으며 연구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 해야 한다는 에 유의하면서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은 면 면 면담을 실시하 으며 면담장소는 인천의 I 학 조용한 강의실

을 이용하여 진행하 다. 면담방식은 반구조화 방식으로 미리 비한 질문지를 

가지고 유동 으로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하 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녹취를 하 다. 면담내용은 다문화멘토

링에 참여하게 된 동기부터 멘토링 실행하면서 경험과 멘토링 종료 후에 느

던 성취감이나 자신의 변화에 해 순차 으로 질문하 다. 면담분 기는 연구

참여자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자료가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 을 때 면담을 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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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범주 범주

제가 고둥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 올라와 이것

것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해서 하는 활동이 즐거운 

거 요. 그래서 나 자신만을 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을 한 꿈을 꾸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멘

토링을 하고 싶었어요

다문화멘토링 

지원동기
다문화

멘토링 

지원

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해 본 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궁 하기도 했어요.  흔하

게 오는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라 걱정 반 기  반 이었

어요 

다문화에 한 

인식과 멘토의 

감정

<표 Ⅲ-4> 기 코딩의 사례

3.2. 분석 방법

연구자는 심층면담으로 녹취한 자료를 모두 사하여 일로 만든 후 사한 자

료의 내용을 통하여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의 

분석 차에 따라 분석하 다. 근거이론에 따른 분석과정은 크게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으로 분류하 다. 여기서 코딩이란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 코딩의 단계는 개념과 범주를 

발견하기 해서 유사 과 차이 을 찾아 지속 인 비교분석 과정을 반복한다.

먼  개방 코딩의 단계이다. 개방 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

명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개념 간 유사하거나 의미상 련되어 있다고 여겨

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과 상호작용을 하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

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개방 코딩은 원 자료의 단어, 문장, 문단,

문서 체를 정독 후 분석하는 미시 인 분석을 의미하며 의미 있는 개념과 하

범주를 생성하고 개념화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자는 원 자료를 통해 의미단

로 편 화하여 참여자별로 원 자료의 기 코딩을 하여 범주화를 실시하 다.

동일한 개념으로 묶어서 명명하는 작업을 지속 으로 비교하며 수행하 다.

기 코딩의 를 제시하면 다음 <표-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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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축 코딩 단계이다. 축 코딩은 개방 코딩 과정에서 해체하고 분해한 원 

자료를 재조합하여 개방 코딩에서 나타난 범주를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

결시키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주로 상의 본질에 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

명할 수 있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교차되고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 다. 이때 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분석  도구인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심 상(phenomenon)에 향을 주는 인과  조

건(casual conditions), 상을 설명하는 략(action/interaction), 략을 형성하

는 맥락  조건(contextual condition)과 재조건(intervening condition), 이를 

통한 결과물(consequence)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개방 코딩의 개념과 범주를 심으로 축코딩의 패러다임 모형

을 구성하 으며 이를 통해 범주간의 계를 설정하고 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면 을 추가하기도 하고 다시 개방 코딩 과정을 순환하며 패러다임모형을 지속

으로 수정하는 축 코딩 과정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축 코딩 과정에서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과정을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로 분석하 고 

과정 분석을 통하여 사회  실천단계를 나 었다.

선택 코딩은 연구자가 모형에 있는 범주들을 상호 련시키거나 모형에 있는 

범주들 간의 상호 계를 기술하여 이야기를 결합하는 모형을 취하거나 가설을 

발 시키게 한다(Creswell, 2007). 여기서 통합은 연구자와 자료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랜 기간 자료에 몰입하여 축 된 체 조사발

견의 총체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발 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선택 코딩의 단계는 핵심 범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범주를 끌어내

는 힘을 갖고 자료의 윤곽을 개해나가야 한다. 핵심 범주를 명명하는 과정에

서 모든 개념 간에 계를 통합 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 인 개념을 찾기 

해 연구가 무엇에 한 것인지 서술 으로 이야기한다. 한 이론을 구축하기 

해 핵심 범주를 심으로 범주사이의 후 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연

결되는지 가설  정형화  유형분석을 실시한다. 한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

인 상황모형을 통해 미시 , 거시 , 범 를 찾고 패러다임과 과정사이에 존재

하는 연결을 추 하고 심 상에 해 더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상황

모형을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들을 통합하여 이론을 구축하기 해 

사회  실천으로 좋은 삶 만들기라는 핵심 범주를 찾았으며 범주 간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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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계를 정형화하여 유형분석하고 상황모형을 제시 하 다. 에

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Ⅲ-2]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자료 수집  분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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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신뢰성  윤리  고려

연구의 윤리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질  연구

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연구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며 자료 수집과 분석단계

는 연구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인간을 탐구 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권

리를 최 한 보호하 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윤리의식을 가지고 면담하기 

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해 충분히 설명을 하 다. 그 후 연구자가 미리 

비한 연구참여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나 어 가졌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연구에 한 목 과 내용과 함께 인터뷰 시 

연구에 참여의사가 없거나 단의사가 있으면 즉시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터뷰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 다. 한 연구이외에 자료를 사용

하지 않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고 연구 자료는 일정기

간 보 한 후 폐기함을 알려주고 연구를 시작하 다.

본 연구는 인하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

는 141105-1A이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연구에 한 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윤리,

심층인터뷰에 한 내용 등을 포함하 다. 한 연구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해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네 가지 기 에 의해 연구에 근

하 다. 첫째, 사실  가치로 연구자는 원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해 면담질

문지를 미리 연구참여자에게 주지 않고 면담을 실시하 으며 면담 후 인터뷰 

사 자료는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합성은 자료 분석에 해 동료 질  연구자에게 주기 으로 검토 받고 인터

뷰 상황에 합하게 분석하 는지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셋째, 일 성

으로 Guba & Lincoln(1981)는 일 성 신 감사가능성을 제안하 다. 이는 연

구자의 자취가 다른 연구자들이 따라 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주기 으로 질 연구를 하는 선배 박사, 박사수료생들과 연구 과정에 

해 토론을 하며 연구에 한 일 성을 가지려고 하 다. 넷째, 립성이다. 연

구에 립성을 가지기 해 인터뷰내용이나 분석과정에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립 인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하 다. 이를 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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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들과 상담하거나 멘토들의 온라인 기록  수기출근부등을 통하여 멘토링

에 한 상황을 주기 으로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게 연구자는 본 논문의 해석에 한 합당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해 노

력하 으며 삼각검증기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 다. 한 논문

에 해 주기 으로 연구실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 고 지도교수, 연구실 출신 

박사, 동료 질  연구자의 의견을 선별 으로 수용하여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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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 경험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실천과 

련된 개념과 범주를 밝히기 해 개방 코딩을 하 다. 그리고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천내용을 탐색하고 실천에 한 범주화를 하 다. 연구참

여자의 면담자료를 근거로 지속 으로 비교분석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개념

을 묶어 범주화시켰다. 범주에 따른 속성을 찾아 발 시켜 코딩하는 과정을 거

쳤다. 범주화 과정에서는 개념을 포 할 수 있는 범주와 범주에 따른 하 범주

를 분류하여 원 자료의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하 다. 그 결과 다문화멘토링을 

실천 주제로 나타난 개념은 106개의 개념과 43개의 하 범주와 15개의 범주로 

유형화 되었다.

학생의 사회  실천은 학생의 치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이며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실천은 자신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사회  실천에 참여하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

여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  실천이 공 인 사회에서 유익

한 활동인 을 인지한다면, 학생들의 다문화멘토링 참여는 우리사회의 소외

계층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구성원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회  실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 학생들을 사회  실천에 참

여하게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맥락으로 

이러한 상을 재하는 요인들이 사회에서 상호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

천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까지 그 실천이 확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과정을 다문화멘토링 실시  단계와 다문화

멘토링 실시 단계, 다문화멘토링 실시 후 단계의 범주로 나 어 하나씩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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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다문화가정에 한 호기심

- 학생이 되면서 가치변화

-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 다문화수업을 듣고

- 교육 사나 장학  때문

다문화멘토링 지원 동기

다문화멘토링 

지원
-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

- 기쁨과 걱정이 앞섬

- 첫 만남 비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과 멘토의 감정

<표 Ⅳ-1> ‘다문화멘토링 지원’에 한 개념과 범주

1. 다문화멘토링 실시  단계

1.1. 다문화멘토링 지원

사회  실천의 시발 은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면서부터이다. 이

들은 스스로 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원 사활동이 

개인의 자기실 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발 과 국가발  그

리고 인류의 공존을 한 일(박재택, 1994: 12)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원하지는 않

는다. 다문화멘토링의 지원은 학생으로 할 수 있는 사와 새로운 경험을 하

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멘토링 지원을 상 범주로 설

정하고 그 하 범주는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다문화

멘토링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코딩하 다. 다문화멘토링의 멘토로 

선발되었을 때의 감정과 책임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그 내용은 

<표 Ⅳ-1>과 같이 범주화되었다.

1) 다문화멘토링 지원 동기

학생들이 사회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

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사회 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주체 으로 선택한다. 다문화멘토링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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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다문화멘토링 멘토 모집 고을 보고 지원한 것

이다. 이들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살

펴보았다.

“  다문화가정에 해 경험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다문화가정이 

사회 으로 어떤 치에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로만 들

어보았지 직 인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1,

2015. 06. 04)

“처음에는 삼성드림클 스 하려다가 더 보람된 것이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

었어요. 다문화나 탈북을 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활하

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약자니까 제가 그들에 해 

생각 하시는 것이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연구참

여자 11, 2015. 06. 17)

연구참여자 1은 다문화가정에 해 경험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고 연구참여

자 11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은 사회 으로 배려 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디어에서 비추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같은지에 해 경험하고 싶어 했다. 이런 

상을 보았을 때 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해 경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

으며 자신이 직  참여하면서 느끼고 싶어 했다. 한 다문화가정이 자신이 생

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이들은 한국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배

려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  참여하여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 올라와 이것 것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해서 하는 활동이 즐거운 거

요. 그래서 나 자신만을 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 꿈을 꾸며 살아

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멘토링을 하고 싶었어요.”(연구참여자 7, 2015.

06. 08)

“ 가 다문화멘토링을 신청한 이유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보니깐 내가 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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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했는데 신청계기가 되었는데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회 인 한 구성원으

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고 싶어서 그 꿈이 있는데......” (연구참여자 16, 2015.

06. 10)

한 연구참여자 7은 고등학생과 다르게 학생이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

는 가치 이 변화되었다. 학생이 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의미

를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은 남을 해 사를 하려는 의지로 발 하 고 

이러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가 다문화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가

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한 연구참여자 16은 자신이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 멘토링을 지원하 다. 이 게 작은 것이라

도 실천하려는 마음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멘토들은 학생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문화멘토링에 도 하 다.

“ 는 고등학교 때부터 멘토링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고 다 멘토링을 

해봤고 검정고시 비하는 학생들 멘토링도 방학 때 해봤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만나본 이 없었고 이 학생들을 만나서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2, 2015. 06. 17)

“학교 공지사항에 떠서 갔는데 일단 그 게 해서 하게 는데 다른 것보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나 에 교사

가 되었을 때 다양한 학생을 만나게 될 것 이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수단은 아니지만 그리고 도 도움을  수도 있고 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

아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 는 사범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 학교 1학년이니까 이

것 것 경험해보자 이런 마음이 강할 때여서 그리고 제가 다문화탈북에 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겠다 해볼까 라는 마음도 있었고  다문화가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미국은 완

벽한 다문화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배웠던 것을 목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8, 2015. 06. 29)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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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 했다. 연구참여자 2는 다양한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다문화멘토링에 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자신이 실제로 도움을  

수 있을지 두려웠다. 연구참여자 6은 다문화멘토링을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표 하며 미래의 교사로서 다양한 학생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어 했다. 교사라는 

직업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도 미리 경험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 다. 연구참여자 8은 평소 자신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

이나 북한이탈주민에 해 심을 가지고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다문화가정을 소외계층이나 특수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다문화멘

토링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으로 소외계층으로 생각하

고 있으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 다. 이 듯 우리 사회는 다

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해야하는 상이나 도움을 주는 상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학생들과 다르게 멘토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 역시 우리사회의 바닥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배려가 필요한 상이

라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는 1학년 때 다문화이해 수업을 들었어요. 그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로그램이 있다고 추천해주셨어요. 학생들이 꼭 경험해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 에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5,

2015. 06. 04)

“ 는 고등학교 때 매주 요일마다 다문화 련 동 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진

짜 다문화 가정 분들이 오셔서 교실에 직  한분씩 들어오셔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아시아 그런 로그램도 항상 

보여주고 느낀  쓰기 강연도 많이 듣고 많이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다

문화에 해 심이 많이 있었고 약간 그때부터 편견이 많이 깨졌어요. 편견이 

깨지니까 심이 생겨서 다문화나 탈북학생을 한 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기

회가 나한테 주워 진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17,

2015. 06. 22)

많은 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다문화와 련 된 수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다. 다문화와 련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의 효과인지 다문화와 

련된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연구참여자 5는 학에서 다문화이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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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듣고 교수님이 추천해주어 참여하 다. 연구참여자 17 역시 고등학교 때부

터 다문화에 련된 수업을 들으며 다문화에 한 편견이 없어졌으며 편견이 

깨지다보니 이들에 해 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이 게 직  체험하지 않았지만 교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간 체험을 통

하여 인식이 바 기도 한다. 이런 상을 보았을 때 학교에서 다문화와 련된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고 다문화에 한 이해교육은 다문화

에 한 편견을 수정해주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사범 학 학생들은 사범 학에서 요구하는 교육 사시간을 

채우기 해 멘토링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사범  학생들은 교육 사 시간을 채워야 되요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다문화멘토링이죠.” (연구참여자 3, 2015. 06. 05)

이와 같이 사범  학생들은 사범 에서 필수 인 조건으로 교육 사 60시간

을 채워야 하는 데 이를 해결하기 하여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기도 하 다.

이 게 연구참여자 3과 같이 개인 인 필요성에 의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이 일정한 장학 을 지불하기 

때문에 용돈을 벌기 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기도 하 다.

“처음에는 다문화멘토링을 하면서 용돈벌이로 하려고 했는데......” (연구참여자 

1, 2015. 06. 04)

“ 는 다문화멘토링이 장학 이 있으니까 용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

각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5, 2015. 06. 12)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에게는 일부의 장학 을 지불한다. 멘토링 장학

은 멘토들의 근로를 인정하여 근로장학  형태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 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멘토링의 장  때문에 연구참여자 1이나 연구참여자 15와 

같이 멘토링을 시작하기도 하 다. 좋은 감정으로 실천에 임하는 학생들도 있지

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천에 임하는 학생들도 있다. 다문화멘토링 자체가 

사회 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 든 간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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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과정을 통하여 멘토들이 어떤 변화와 성취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2)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과 멘토의 감정

멘토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다문화멘토링도 멘토링 유형 의 하나이며 일

반 멘토링과 다르게 멘토링이라는 자 앞에 '다문화'가 붙어 있어 학생들의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편견을 가지게 한다

는 것이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한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났다. 학생들도 다문화

인 들에 해 도움의 상이거나 호기심의 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을 볼 때 다문화라는 용어는 사라져야 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멘토링을 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래서 학습을 한다면 어를 해야 하나 국어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어

요.” (연구참여자 11, 2015. 07. 14)

“2학년때 멘토링을 지원하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다문화 가정 하면은 

한국말을 거의 못하거나 좀 벽을 갖고 있거나 경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많은

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도 그 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면 을 

보는데 한테 국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2015. 06.

17)

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다문화멘토링에 하여 학생들의 인식은 다양하

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1은 어떤 언어로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 다고 하 으

며 연구참여자 14는 한국말을 못하거나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게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를 것이라고 인식하 다. 한 이들은 학교에

서 문제를 안고 있거나 경계의 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와주어야 하거나 배

려해야하는 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은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해 편견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변하는 것 같다.

“다문화멘토링은 외국인을 상으로 멘토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



- 93 -

어를 써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죠.” (연구참여자 12, 2015. 05. 28)

다문화멘토링에 해 많은 학생들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참여

자 12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은 외국인을 상으로 하는 멘토링이라고 인식하고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 이러한 을 살펴볼 때 다문화멘토링에 

한 극 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의 멘토로 선발된 후에도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

었다. 다문화멘토링을 한다고 하 으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연하고 자신에

게 배정될 멘티가 어떤 학생일지에 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멘토링이면 한국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학

년때 멘토링을 지원하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는 1학년때 했으니까 한

테 물어보는데 걱정이 되었나 요. ”(연구참여자 2, 2015. 06. 17)

“ 는 처음에 겁을 많이 먹었어요. 작년에 같은 학교에 배정받았던 언니가 있

었는데 멘티가 말을 안 들어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고 하 어요.” (연구참여자 3,

2015. 06. 05)

“멘토링에 다문화라는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지 아  

일반 멘토링과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문화멘토링이면 한국말을 잘 

못하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연구참여자 14, 2015. 06. 17)

다문화멘토링의 멘토로 선발되기 해서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합격이 

되면 면 을 통하여 멘토로 선발되게 된다. 멘토로 선발된 학생들은 멘티를 

만나기 까지 다양한 감정이 교차한다. 연구참여자 2는 멘티가 한국말을 못할

까  걱정하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 3과 같이 멘티 때문에 고생했던 선배말을 

듣고 걱정을 하 다. 연구참여자 14 역시 멘티가 한국말을 못할까  걱정하

다. 이 게 다문화멘토링의 멘토로 선발 된 학생들은 자신에게 맡겨질 멘티에 

해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해 두려움을 가지

고 있었다.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멘토들은 나름 로 다양한 노력을 하

다.



- 94 -

“ 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해 본 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궁 하기도 했어요.  흔하게 오는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라 걱정 

반 기  반 이었어요. 그래서 멘티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

넷을 검색하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막상 다문화멘토링에 합격하 다고 하 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 들었던 다문화수업의 자료를 찾아보고 다문화가정 학

생들에 해 검색도 해보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7, 2015. 06. 08)

다문화멘토링의 멘토로서 멘티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고민하는 멘토들은 

연구참여자 6과 같이 멘티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았다. 연구참여자 7

과 같이 다문화에 한 수업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

에 해 검색해보기도 하 다. 이 게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고 멘토로 선발되

어 멘토링에 투입되기까지 걱정을 하면서도 멘티들의 특성이나 멘티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며 나름 로 노력을 하 다. 그러면서도 어떤 멘티를 만날지 

궁 증과 기 에 가득 차 있었다. 멘토들의 이러한 상은 멘토링에 한 극

성은 물론 책임감을 갖기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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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부모님이 나이차가 많음

- 경제 으로 어려움

- 배려해주어야 하는 상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 

다문화에 한 

인식- 생김새가 다를 것임

- 언어소통이 안될 것임

- 학교생활 부 응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인식

<표 Ⅳ-2> ‘다문화에 한 인식’의 개념과 범주

1.2.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문화에 한 인식이나 편견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문화에 해 들어보기는 하 으나 다문

화에 한 선입견은 연구자가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문화에 한 

인식의 하 범주는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인식으

로 나 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2>과 같이 나타났다.

1)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

학생들의 다문화에 한 편견이 멘토링을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학생들

은 다문화가정에 한 생각이 정 이지 않았다. 왜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해 좋은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구조와 제도 때문은 아닌지 생

각하게 하 다. 다문화에 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사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  다문화가정에 한 선입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었다. 이 게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한 이유와 계없이 학생들은 멘토링을 하기 

 다문화가정에 한 다양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잖

아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엄마는 외국인이고......” (연구참여자 7, 2015.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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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단순히 우리와 다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배려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보이기도 했어

요.” (연구참여자 8, 2015. 06. 29)

“다문화가정은 부모님의 나이차가 많거나 경제 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고 가정

불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10, 2015. 06. 12)

와 같이 다문화가정에 한 선입견과 편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

자 7은 다문화가정을 이룬 한국인 남편들은 한국 여자와 결혼을 못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엄마는 나이가 어

린 외국인이라고 생각하 다. 연구참여자 8 역시 다문화가정은 한국의 일반가정

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려해야 될 상 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

자 10 역시 부모가 나이차가 많고 경제 으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인식하 다.

이 게 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가정에 한 선입견은 배려해주어야 

되는 상으로 인식하거나 결혼을 못한 한국남성들이 결혼으로 빚어진 상이

라고 인식하 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해 통념 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다른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상한다.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을 

상으로 확 되어야함을 시한다.

“ 의 멘티는 재혼가정이었어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고 아버지는 택시운  하

시는데 매일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이고 언니 오빠들은 이복형제이도 다 떨어져 

살고 나이가 25살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다보니 자신의 말을 들어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요.” (연구참여자 1, 2015. 07. 15)

한 연구참여자 1의 멘티는 재혼가정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가 없는 

상황이고 언니와 오빠들이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집에 가도 자신의 이야기

를 말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 다. 그래서 멘티가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구

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모든 다문화가정이 그 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나

라 다문화가정의 일부를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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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인식

다문화멘토링 실시 에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선입견을 가지

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얼굴 생김새나 피부의 이야기를 하 으며 언어에 

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은 멘티 학생을 만나 보면서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도 

까맣고 이런 학생들이라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11, 2015. 06. 17)

“ 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선입견이 있어요. 언어에 문제가 있어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얼굴 생김새도 희와 다를 것이라 생각했어요.” (연

구참여자 14, 2015. 06. 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우리말도 잘 못할 것 같고 티 처럼 혼 인이거나 까맣

거나 하얗거나 그럴 것 같고 김치도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

구참여자 16, 2015. 06. 10)

이와 같이 멘토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어를 못하거나 한국 학생들과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 다. 연구참여자 11은 생김새와 피

부색이 다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14는 언어소통이 안 될 것

이라고 생각하 다. 연구참여자 16 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선입견을 가지

고 있었다. 이 듯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한 번도 만난 이 없기 때

문에 자기 나름 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입국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부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 기 때문에 한국어에 한 어

려움이  없으며 부분의 학생이 피부색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뿐만 아니라 부분의 학

생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한 선입견은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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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엄마에 한 부끄러움

- 친구가 없고 자신감이 없음

- 우울감 많음

- 잘 응하는 멘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멘티의 특성

- 뒤떨어진 학습상태

- 한국말이 서툰 멘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상태

<표 Ⅳ-3> ‘멘토의 특성’에 한 개념과 범주

1.3. 멘티의 특성 

멘토들은 멘티의 학업정도와 발달정도에 맞게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므

로 멘토들은 멘티의 특성에 해 정확하게 단해야 한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

한 멘토들은 멘티와 첫 만남 후에야 멘티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멘티를 만

나보아야 멘티의 학교생활과 학업상태를 악할 수 있으며 그에 맞추어 멘토링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멘토들이 악한 멘티의 특성은 다음 <표 Ⅳ-3>

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멘토링을 실시하기  학생들은 멘티를 처음 만난 후 그들의 학교생활이나 

성격을 악할 수 있었다. 이들이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었다. 멘토들은 이들을 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다시 한 번 생각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1학년 때 제일 처음 맞은 친구가 학교에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

요. 어머니가 국분이셨는데 어머니가 딱 한번 오셨는데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랑 애기하는 것을 듣고서 희 어머니 말투가 왜 려서 어디서 왔어? 그런 애

기를 하고 그런 애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계도 안 좋아졌다고 그러면

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에 해서 닫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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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6)

이 게 연구참여자 14의 멘티는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에 해,  어머니의 

말투를 보고 친구들이 놀릴 때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더욱 민한 반응을 보

다. 친구들이 어머니를 본 후로 친구들과 계가 안 좋아졌으며 그 이후로 구

에게나 마음이 닫 졌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멘티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싫어

하게 되었고 엄마에 해 부정 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변해주고 있다.

“제가 맡은 작년학생은 친구를 자기가 먼  피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인사

를 해주는데 자기가 학생들을 피하고 핸드폰에도 친구의 번호가 별로 없었고 

이야기하는데도 친구얘기도 안하고 이번 학생은 말이 어 해서 학생들끼리 인

내심이 없으니까 자주 싸운데요. 체구도 작아서 거의 부분 많이 맞아서 그런

지 더욱 소심해진 것 같아요. 자기방어 하다보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 16, 2015. 06. 10)

연구참여자 16은 자신이 맡았던 작년 멘티를 기억하며 멘티가 친구를 먼  

피하기도 하고 친구와 사귀지 않으려는 것 같아 속상했다. 그러나 올해 멘티는 

자신의 부족함을 싸움으로 모면하려고 하거나 자기방어로 신하려고 하여 안

타까웠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멘티들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자신감도 부족하

고 친구들과의 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에 해 권재환

(2015)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제 으로 사회  편견이나 차별, 원만한 래

계 기술부재로 인해 인 계의 어려움을 강조하 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외모나 말투, 학습부진 등은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이런 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어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일부는 우울감이 

많은 친구들도 있었다.

“ 는 이 친구랑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 친구가 우울감이 

많아서 들어주는 것도 힘든 거 요. 처음에는 멘토링 하는 것에 회의감이 많이 

들고 했는데......”(연구참여자 5, 201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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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5의 멘티는 우울감이 많은 학생이다. 학교 3학년인 멘티는 자신

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울감이 많아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해 고민이 

많아지면서 어떤 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이 심해질 때는 병

원치료를 받기도 하여 멘토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이러한 우울감이 이시기의 학

생들이 갖는 우울감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이라는 환경 때문에 가지는 우울감이

라면 어떤 비책들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이에 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 연구참여자 5는 이런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어 해야 하는지 무척 고민스

러웠으며 이런 상황에 처한 멘토들을 지원하거나 상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 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상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 이나 학교와 선생님의 지지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안선정, 2013). 즉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많은 멘토들은 처음 멘토링을 시작하기 해 

만난 멘티의 학업정도를 살펴보고 많이 난감해하 다.

“ 는 학습 인 멘토링을 할 때 난감한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업을 어 

같은 단어부터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단원이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일단 1차 함수의 개념이나 근의 공식도 안 잡혔는데 어디부

터 가르쳐야 할지,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

지 혼란스럽고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제가 지 까지 과외를 한 친구들 에 어를 이 게

까지 못하는 친구를 못 봤거든요. 애는 버스라는 어단어를 못 읽었어요. 어떻

게 근을 해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희 교수님에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연구참여자 8, 2015. 07. 23)

“제가 맡았던 학생은 아  기 도 없던 학생 어요. 등학교는 다문화학교 그

런 쪽으로 나오고 학교 때 처음으로 한국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보니깐 한국

말도 서툴고 시험성 도 당연히 꼴 어요. 선생님도 아  포기 하신 것 같아

요. 그러니까 학생이 조 만 잘못해도 혼내고 그럴 때 내가 어 해야하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17,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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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상태는 매우 안 좋은 상태 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 진 않지만 많은 멘토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기 개념이 안 잡힌 학생에 

해 고민하 고 연구참여자 8 역시 기 가 부족한 학생에 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되었다. 연구참여자 17의 멘티는 도입국 학생으로 한 부터 다시 가

르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모두 학업향상을 해 자신들이 노력해주어

야 함을 인지하 다. 이러한 상황은 선행연구(박인옥, 2012; 권재환, 2015)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상태에 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학습상태가 개

인의 문제에 의한 것인지 이들의 가정환경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하여 정확하

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이들의 학업상태는 다문화멘토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멘토들은 공부를  싫어하는 멘티들에 해서

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억지로 잡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되기도 하고 학생이 특히 어를 더 싫어해서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해야 할 

지 많이 고민했어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멘티가 공부에  흥미가 없을 때 멘토들은 난감해 하 다. 매일 정서지원

만 할 수도 없으며 학습을 어느 정도 이끌어야 그 다음에 정서지도나 진로지도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곤혹스럽다.

연구참여자 6의 멘티와 같이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을 억지로 공부시키려면 많

은 에 지가 필요하다. 매번 멘티의 상황에 맞추어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멘토가 

하고 싶은 로 끌고 가면 멘티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포기하

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멘토들은 Kram(1983)이 제시한 경력 련 기능을 발휘해야 한

다. 멘토링에서 멘토의 경력 련 기능은 멘토가 멘토링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이

끌어내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역량을 히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 지도, 보

호, 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김민정, 2013). 멘토들은 자신이 멘티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잘 알지만 멘티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기에 무 



- 102 -

힘들다. 따라서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멘토링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멘토들은 항상 고민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습에 해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멘토의 몫이다. 그러기 해서는 멘토

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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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멘토링에 한 멘티의 반응

멘토링을 진행하는 데 멘티와의 계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멘토

링에 한 멘티의 반응은 멘토링을 이끌어가는 멘토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멘

토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기도 한다. 멘토링을 하는 멘티의 반응에 

하여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멘토링 첫 수업 시 멘티의 반응으로 나

었다. 멘토링을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발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 고 멘티의 반

응은 멘토링을 하는 멘티의 표정과 반응으로 구분하 다. 그에 한 내용은 

<표 Ⅳ-4>와 같이 나타났다.

개념 하 범주 범주

- 엄마와 선생님이 시켜서

- 자신이 도움을 받고 싶어서
멘티의 참여 동기

멘토링에 한 

멘티의 반응- 반응 없음

- 무표정과 말없음

- 내성 이고 소극 으로 임함

멘티의 반응과 표

<표 Ⅳ-4> ‘멘토링에 한 멘티의 반응’ 개념과 범주 

1) 멘티의 참여 동기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처음 멘토링 하러 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다

양하게 나타났다. 멘티의 반응은 멘토링을 이끌어가는 멘토에게 많은 향을 미

치며 멘티들은 멘토링에 주체 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일에 자

신이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높은 효과가 나타나듯이 멘토링에서도 외는 

아니다. 멘토링에서 멘티들이 자율 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멘토링의 참여정

도로 나타나며 이는 효과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멘티가 자율 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회수가 고 그러면 멘토링의 효과성은 낮아진다.

“멘티가 이 멘토링을 하고 싶어서 하기 보단 엄마가 다문화 날라 왔을 때 학생

에게 해보라고 권유하 던지 아니면 엄마가 무조건 하라고 신청한 것인지 잘 



- 104 -

몰라요. 멘티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데요. 담임선생님은 학

생의 성향을 아니까 정말 할 거냐고 몇 번을 물어봤 요. 학생이 하도 지각도 

많이 하고 학업에 원래 심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수업 끝

나고 도망갈까  엄청 신경 쓰셨어요.” (연구참여자 5, 2015. 07. 13)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문화 학생 멘토링을 학교 측에서 시키는 경우가 많아

요. 선생님이 다문화니까 한번 신청해 라, 자기는 별로 하기 싫은데 학교 남아

있기도 싫고 그런데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 요. 학생 특히 학교 학년 

같은 애들은 오래 남아있기 싫어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데, 공부하라고 오래 남아 있으라 하고 주말에 나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애

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거 요.” (연구참여자 17, 2015. 07. 16)

학생들이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동기  자신의 의사에 의해 참여하는 경우

는 매우 드물다. 연구참여자 5의 멘티는 엄마의 강요에 못이겨 멘토링에 참여하

다. 연구참여자 17의 멘티는 선생님의 강요에 학생인 멘티가 거 하지 못하고 

참여하 다. 이 게 학생들은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의 강요에 못 

이겨 하 거나 엄마의 권유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어 자율 으로 참여하려 하

지 않았다.

이철원(2013)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 학교공부 지도와 교

육비 부담이 가장 어렵다. 그러므로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한 어려움 

때문에 다문화멘토링을 신청하 지만 멘토링의 수혜자인 멘티는 극 으로 멘

토링에 참여하지 않아 멘토들이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게 멘티 자

신이 자의 으로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고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담

당자가 신청하 을 때 학생들은 소극 으로 참여하거나 멘토링 활동을 단하

는 경우도 발생한다(김 순‧김 희, 2012). 그러나 멘토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발 으로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제 멘티는 여기서 태어났으나 어렸을 때 1년 이상 키스탄에 살다가 다시 와

서 계속 사는 학생이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생각도 한국 학생 학생들과 

같고 반장도 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에 가야겠다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9, 2015. 06. 24)

“멘토링 자체가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원 갈 처지가 안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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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는 해택 같은 거니까 학업 주로 가르쳐야겠다고 느 어요.”(연구참여

자 12, 2015. 05. 28)

다문화가정 학생 에는 멘토링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다. 연구참여자 9의 멘티는 극 으로 멘토링에 임하려

고 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을 가려고 하

다. 외모는 키스탄 부모님 때문에 이국 으로 생겼으나  개의치 않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연구참여자 12의 멘티는 자신

의 경제 인 형편 때문에 멘토링을 지원하게 되었다. 학원을 못가기 때문에 자

신이 원해서 멘토링을 신청하여 멘토링에 해 극 인 모습을 보 다.

이러한 상황은 설동훈(2005)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반 이상이 최 생계

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한 것과 이재분(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

모들이 사교육비를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러한 경제 인 상황을 극복하기 하여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티들은 멘

토링 활동에 있어 극 으로 임하려고 하 고 이런 멘티를 담당하는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덜 하 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한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꼭 필요한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멘티의 반응과 표

멘토링 첫 수업 시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의 반응은 멘토에게 많은 향을 

다. 한 멘토가 앞으로 멘토링을 이끌어가기 해 계획을 세우고 극 인 자

세를 갖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멘티의 반응은 멘토링에 극 으로 참여

하거나 소극 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멘토는 멘티의 표정을 탐색함으

로서 멘티의 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 멘토가 첫 멘토링 때 느끼게 되는 멘티

의 표정이나 표 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멘티가 담당 부서 선생님께서 멘티가 무 도도하고 까칠하다 그 을 유의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그럴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읽고 씹는 경우가 많았어요. 는 카톡을 할 때가 문자를 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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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을 많이 보내곤 하는데 답장이 안오거나 네 아니요, 몰라요 세 가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 의사 표 을 제 로 안하는 친구 어요.” (연구

참여자 14, 2015. 06. 17)

“제 멘티는 순탄치 않았어요. 처음에 그 학생이 네, 아니요, 싫어요, 아니면 침

묵 네 개 밖에 안 했어요.“ (연구참여자 18, 2015. 05. 28)

멘토링을 실행하기 해 처음 만난 멘티의 반응과 표 은 매우 소극 이었다.

연구참여자 14의 멘티는 '네, 아니요'로 자신의 의견을 표 하 으며 휴 폰 메

신 를 할 때에도 '네, 아니오, 이모티콘' 세 가지 답으로 자신을 표 하 다. 연

구참여자 18의 멘티 역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일삼으며 멘토를 힘들

게 하 다. 이런 표 을 하는 멘티들을 데리고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멘토들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인식하 다. 이러한 멘티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멘토링

을 시작한 처음부터 두려움이 앞섰다. 한 부분의 학생들은 내성 이고 소극

 이 다.

“제가 만난 다문화 학생들은 모두가 소심하고 내성 이었어요. 그것이 자신감

이 없어서인지 말을 하기 싫어서인지 처음엔 알 수가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9, 2015. 06. 24)

“제가 담당한 학생은 성격이 개 내성 이고 소극 이라 뭘 하려고 하진 않았

어요. 제가 몇 번 물어 야 겨우 답할 정도로 지난번에 했던 것에 해서 이

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11, 2015. 06. 17)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의 반응은 물론 성격도 극 이기 보다 많은 학생들

이 소극 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처음 만나 낯을 가리기는 하지

만 극 으로 멘토링에 임하려 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9의 멘티는 항상 목소

리가 작고 자기 의사표 을 제 로 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11의 멘티는 내성

이고 소극 인 성격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억지로 답을 유도해

야 겨우 한마디 하 다. 이러한 상에 해 오성배(2005)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이 정체성 혼란으로 수업 에도 불안하거나 축되어 매우 소극 인 태도를 

보이며 이는 자신감의 부족으로 이어져 많은 학생들이 사회 ‧심리 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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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하 다. 이 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화할 때 표 력이 부족하고 

자신을 표 하기 어려워하여 멘토가 오해를 하거나 멘토링에서 의욕을 상실하

기도 하여 멘토도 상처를 받기도 하 다(김 순‧김 희, 2012: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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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멘티가 좋아하는 것 찾기

- 하고 싶은 것 공유하기

- 성격검사  성검사하기

라포 형성하기

멘토링 실행하기

- 성  올려주기

- 한국어 가르쳐주기

- 거부감 없이 목표만큼 진행하기

학습 도움주기

- 친구와 어울리는 것 가르쳐주기 

- 자신감 갖게 해주기

- 자신의 장  인식하게 해주기

정서 지원하기

<표 Ⅳ-5> ‘멘토링 실행하기’에 한 개념과 범주

2. 멘토링 실시단계

2.1. 멘토링 실행하기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멘토링사업의 목표는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

활 응과 학습 진도 따라잡기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에 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둘째, 학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지원

과 상담지원을 함으로서 장학 의 효율 인 활용을 제로 하고 있다(이성순,

2014).

다문화멘토링을 실행하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 상이다. 다문화멘토링에

서 멘토의 역할은 매칭 된 멘티에게 교사로서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코치역할,

스폰서역할을 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이상호‧이만기, 2006). 따라서 멘토들

의 역할에 따라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을 두고 진행한 멘토링

의 실행 단계를 여섯 가지로 나 었다. 첫째, 멘토링을 진행하기 해 가장 선

행되어야 하는 라포형성이다. 둘째, 멘티들의 학습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셋

째, 멘티들의 계 형성하는 방법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서 인 지원

이다. 넷째, 멘티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진로에 해 상담해 주는 것이다. 다

섯째, 멘토링 활동 시 멘토들의 어려움이다. 여섯째, 멘토링을 종결하면서 멘토

들이 경험하는 마음이다. 이들이 경험한 내용은 다음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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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에 해 상담해주기

- 진로방향 같이 탐색하기
상담하기

- 멘티가 연락 안 됨

- 멘티가 약속시간 안지킬 때

- 멘토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멘토링의 어려움 극복하기

- 아쉬운 마음

- 멘티가 잘 살아주길 바람

- 지속 으로 만나기

멘토링 종결하기

1) 라포 형성하기

실제 으로 멘토링 활동의 진행은 멘토들과 멘티들이 극 으로 계를 형

성하면서 많은 활동을 진행한다. 가장 먼  라포를 형성하기 해 멘토들은 멘

티에게 많은 노력을 한다. 멘토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라포를 형성하

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비해 가서 그 친구의 이름부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멘토

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서 어보라고 했어요. 그 게 

하니까 그 학생에 해서 더 이해가 잘 가고 2번째 만났을 때는 MBTI강의 검

사를 제가 비해가서 했거든요. 하니까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흥미 있어 

하고 이것을 나랑 멘토링 끝나면 한번 더 해볼거야 이러면서 하니까 방 멘티

랑 친해졌어요.” (연구참여자 14, 2015. 06. 17)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요. 학교 담임선생님도 교육보다 마

음 여는 활동 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고 어머니는 공부 쪽을 원하시는데 

학생이 공부를 싫어하니까 작년에는 학생하고 활동 주로 해주고 친근하게 다

가가려고 했거든요.” (연구참여자 16, 2015. 06. 10)

“먼  친해진 다음에 애들의 그런 속도나 반응 같은 것이 더 빠르고 시간을 더 

들이더라고 친 감을 먼  형성하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에 옳은 것 같다고 생

각했어요.” (연구참여자 12, 2015. 05. 28)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방법 로 멘티와 라포형성을 해 다양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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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연구참여자 12는 친 감을 형성하고 활동을 시작하려고 노력하 고 연

구참여자 14는 사 교육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멘티의 성격검사를 

하거나 멘티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먼  체크하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 다. 연구참여자 16은 학습보다는 활동을 통하여 멘티와 라포를 먼  형성하

다. 이 게 다양한 방법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멘토링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멘티와의 친 감도 빨리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 계에서 

마음을 다하여 계를 맺으려할 때 계형성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도 그 학생의 상황을 인정하고 다가갔을 때 라포형

성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습에 도움주기

멘토들은 멘토링의 목표에 부합하기 해 많은 시간을 학습지도에 힘을 기울

다. 멘토링의 가장 큰 목 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향상에 있다. 학생

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하게 노력하 다. 김미

(2011)은 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자녀교육에 가장 어려운 은 학원비

마련과 습  복습시키기, 숙제 지도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

자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 때문에 다문

화멘토링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은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날 같이 서로 시작하면서 목표

를 세운 만큼은 하자 이 게 했는데 멘티가 아 언니 힘든데 좀만 놀아요. 그러

면 그 목표치만큼은 채워야 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멘티한

테 쉬는 시간은 주고 처음 시작할 때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신에 가 잘하면 빨리 끝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수업했더니 성 이 올랐어

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0)

“ 어를 항상 다른 교육 사는 교과서나 진도를 나아가는 게 있었는데 생활

어나 화를 통해서 편하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생도 거부감이 덜하고 편하게 

보고 잘 따라오고 하니까 훨씬 활동하는데 좋았던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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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본분은 학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

고 익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인식한 멘토들은 멘토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해 다각 으로 노력하 다.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이 멘티들의 학습에 결여된 

부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을 두

고 활동을 하 다. 이러한 상에 해 박인옥(2012)는 다문화멘토링이 학습지

원에만 치 되지 않고 인성과 상담지도 측면에서 보다 더 실질 이고 구체 인 

차원의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멘토링이 학습지원은 이

루어지지 않고 정서  지원이나 상담지원만 이루어진다면 멘토들의 활동이 놀

기 주라는 인상을  수 있기 때문에 멘토들은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를 하

고 있었다.

3) 정서 지원하기

멘토링에서 멘토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멘티에게 도움을 주려 하 다. 먼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멘티를 지지하 다. 많은 연구(손

희, 2011; 김 순‧김 희, 2012; 이성순, 2014; 권재환, 2013)에서 멘토들의 자존

감이 떨어지고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한다고 한다. 정체성이란 나는 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하는 것이라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

에서 정체성에 해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멘티들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때 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런 인식을 심어

주고 말해주고 표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2015. 06. 04)

“다문화가정 학생인 것을 내가 되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이니까 더 혜택 인 면도 있고 가 언어  역량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어머님한테 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에게 

있어서 마이 스 요인이 아니라 에게 러스되는 의 장 이다. 이런 얘기

를 많이 해주었어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 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나라 2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언어 능력이 좋은 것

이고 양쪽문화에 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이 장 이 될 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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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멘티가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어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은 는 이미 2개 

국어를 하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좋을 것이다. 어도 하나의 언어이니 잘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그리고 이제 로벌시 인데 가 여러 

문화권에 열러 있는 것은 좋은 자세이다 등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랬는데 그런 

자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2015. 06. 17)

연구참여자들은 멘티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 다.

연구참여자 5는 멘티의 장 을 이용하여 언어 인 역량을 살리고 멘티의 장

요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 고 연구참여자 6 역시 멘티가 자신의 상황을 

러스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의 잠재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연구참여자 14

는 어를 싫어하거나 안하려고 할 때마다 로벌시 에 멘티가 필요한 사람이

고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시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 다. 이들에게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이들의 학교생

활에 도움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한국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

식시켜 주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이 가진 특성을 혼

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 으로 승화시켜 개인 으로는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발 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이다(김혜정‧유진이, 2009)

한 멘토들은 학생들이 사람들과 계형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거

나 친구를 사귀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등 이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계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친구들을 사귀기 해서는 가 먼  다가가야 하고 친구에게 참아주기도 해

야 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들에 해 많이 이야기 했어요.” (연

구참여자 7, 2015. 06. 08)

“멘티한테 많이 이야기 했거든요 멘티는 아직 사람의 계를 하는 기술을 모르

더라고요. 아직 학생이고 내성 이니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설

명하면서 이건 나 에 가면 이 게 될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말해주니

깐 아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따라왔어요.” (연구참여자 10, 2015. 06. 12)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토들은 멘티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나 선생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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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성에 해 많은 지도를 하 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 멘티에게 친구를 사

귀는 법에 해 가르쳐주고 친구를 사귀기 해 참기도하고 다가가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연구참여자 10은 멘티가 사람들과의 계에 한 

기술을 가르쳐주려고 노력하 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멘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해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멘토들은 멘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 고 멘티의 정서지원을 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갔다. 이러한 정서

지원은 멘티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수 있으며 자신을 존 할 수 있는 힘을 길

러  수 있다. 한 멘티들이 친구를 사귀거나 계형성을 잘하면서 학교생활을 

원만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상담하기

멘토들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상담활동을 많이 하 다. 이들은 소극 이고 

자신감 없는 멘티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하여 상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멘토는 멘티와의 상담활동에서 멘티의 심리 이고 상호

인 계를 유지하려고 하 고 상담에서 나오는 상담내용 등에 해 비 을 

유지하여 멘티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더욱 정 인 계를 유지하 다(김민정 

외, 2006). 멘티가 멘토에게 상담을 의뢰할 때는 멘토에 한 신뢰가 쌓 을 때 

이루어지며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멘티가 멘토와 라포형성이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는 상담 멘토링을 많이 했어요. 학생이 공부를 싫어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제까지 한 멘토링 친구들이 공부를 싫어하더라구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다 떄가 있잖아요.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잡다한 것도 많이 한 것 같

아요. 두 가지씩 행복한일을 고 짜증나는 일 한가지 씩 남겨보자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자기가 하루하루 이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의외로 이런 일에 

기뻐하는구나 자기 감정도 많이 알게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2015. 07. 13)

“ 는 멘티가 마음 문을 열면서 자기 집안사정 요즘 엄마 아빠가 요즘 이혼을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상담하기도 하고 자기 꿈같

은 거에 있어서 이런이런 것이 해보고 싶고 이런 이런 것에 해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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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이야기 하고 오히려 친구들과의 계에 있어서 어려운  쟤가 를 

이런 식으로 놀려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17, 2015. 06. 22)

이와 같이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

신들의 고민에 해 나 거나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 다. 연구참여자 5는 멘

티가 학습하기 싫어할 때 주로 상담활동을 하 으며 상담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7은 멘티와 가정이야기를 한다거나 

친구 계에 해 상담을 해주었다.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

었을 때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 멘토들은 기분

이 좋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문화에 해 민감한 시기이므로 가치 이 확

립된 성인과 상담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이성록, 1996: 77). 이 게 민감한 멘티들에게 멘토들은 신뢰가 쌓이면서 

학교생활은 물론 가정의 상황까지 같이 고민해 주기도 하고 잘 해결할 수 있도

록 조언하는 역할도 하 다. 한 멘티들이 자신의 진로에 한 상담을 해주면

서 같이 진로에 해 탐색하기도 하고 생각을 공유하 다.

“ 와 친해진 다음에는 자신의 진로에 해 상담도 했어요. 자신은 실업계 고

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찾아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4, 2015. 07. 03)

“제가 경험하는 것도 가끔 이야기해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아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학생 되서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꿈에 해서 주로 얘길 하다보니까 그 친구한테도 하고 

싶은걸 찾으라고 그랬었거든요.” (연구참여자 9, 2015. 07. 19)

멘티들은 자신의 진로에 해 고민하고 진로의 방향을 잡고자 하 다. 연구참

여자 4는 멘티와 함께 학교를 찾아보거나 멘티의 성에 맞는 과를 찾아보기 

해 노력하 으며 연구참여자 9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멘티의 꿈에 해 

얘기하고 멘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 멘

티의 진로는 그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진로에 

해 일반 학생들과 다른 고민을 하 다. 한국교육에 해 잘 모르는 어머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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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신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들

의 진로직업교육 로그램은 재 부재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국

내 응에 필요한 것은 맹목 인 경제  지원이 아니라 직업 활동을 한 교육

과 진로직업 로그램이다(김혜정‧유진이, 2009: 26).

5) 멘토링 어려움 극복하기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 시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일반 인 멘토링

은 교과학습을 주로 진행된다. 다문화멘토링도 일반멘토링과 같이 학습지도를 

해야 하는데 멘토들은 이러한 에서 항상 고민을 한다. 다문화멘토링이기 때문

에 학습 주 멘토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아동을 다른 에서 

근해야 하는지에 해 갈등을 경험한다(우희숙, 2010).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

한 다양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멘토링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

고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이들이 멘토링을 통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락은 하는데 자꾸 안되고 그러면 가는 도 에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오

늘도 원래 멘토링하는 날인데 다른 것 때문에 안하고.....” (연구참여자 9, 2015.

06. 24)

“약속을 하고 비 다하여 가는데 못갈 것 같다고 한다거나 한 시간 기다리게 

하고 그냥 돌아온 도 있었어요. 처음 사 교육 때 포기하는 멘토가 있다는  

말이 이런 뜻 이었구나 생각한 도 있었어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편도로 

걸리는 거리 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 를 잘 안 만나려고 하고 한테 마음을 

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멘토링 활동에 있어 멘토들의 어려움으로 가장 먼  멘티들이 약속을 안 지

키는 것을 꼽았다. 멘티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방과 후에 학습을 하기 싫어

서 많은 이유를 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멘토들은 가장 힘들었다. 연구참

여자 9는 멘티가 연락도 없이 멘토링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발걸음을 돌려 돌

아올 때는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 다. 연구참여자 14는 무작정 멘티가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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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다리거나 멘티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때 가장 힘들었다. 이 게 

어려움에 직면하 을 때 멘토와 멘티 모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거

나 학습 이외의 새로운 로그램을 진행하여 멘토링의 방향을 환할 필요가 

있다(임지혜‧김 희, 2014: 298).

“제 시간하고 충돌할 때 는 힘들었어요. 고의는 아닌데 멘토링이 자꾸 우선

순 에서 리는 느낌이 났는데 그러면서도 한 편에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맨 날 미루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 8, 2015. 06. 29)

“그 학생이 2번인가 펑크를 내어서 못 만났어요. 제가 문자를 남기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었어요. 멘티에게 화번호를 장하라했는데 계속 안하는 거

요. 어떡하지? 멘티를 바꿔야 하나? 애가 아  만날 수가 없으니깐. 처음에는 

엄청 걱정도 되고 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가서 뭐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8, 2015. 07. 13)

멘토들은 멘티가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

기도 한다. 한 멘토들은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멘토링 시간과 겹

칠 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 하 다. 연구참여자 8은 멘토링 때

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것을 얻기 하여 멘토링 시간을 바꾸게 

될 때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8은 멘티가 약속을 안 지

킬 때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멘티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

다. 이 게 멘토들은 멘토링 때문에 스트 스를 받기도 하고 멘티 때문에 상

처를 받았다. 멘토인 학생들도 아직은 덜 성숙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

은 후 다시 멘티와 좋은 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포기하

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 다. 한 멘티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결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 을 때 어려움을 토로하 다.

“제 학생은 남자친구 문제가 복잡했어요. 남자친구가 성인이거나, 자주 바 는 

문제가 있어 도 어  해야 할지 몰라 같이 멘토링하는 친구에게 상담을 한

이 있었어요. 어떡하면 좋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 붙잡고 성교육 같은 것도 

시켰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찾아오라고는 했지만 무 무서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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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도 20살 밖에 안 된 학교 1학년인데... 그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1, 2015. 07. 15)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정신병원에 다니는데 자기 라이버시이니깐. 그러나 

이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구한테 말 을 드리기 힘든 

거 요. 제 아는 지인을 통해 정신병원에 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선생님 

 자살하고 싶어요.  사람 르고 싶어요. 나는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녀요.

막 이러니까 는 멘붕 인거 요. 문가가 아니니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

냥 장난 식이라도 피드백도 하고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 고

민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5, 2015. 07. 13)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했을 때 당황하

기도 하고 곤혹을 치루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멘티의 남자친구 계

가 복잡하여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어려웠다. 자신도 아직 어린 학

생인데 이를 어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다른 친구에게 상담을 하 다. 한 연구

참여자 5는 멘티가 자살 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주어야 

하는지 난감해 하 다.

멘토들은 이런 어려움을 슈퍼바이 나 운 진들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멘티들에게 피해가 갈까 혼자 해결하려 하 다. 이런 을 미루어 볼 때 멘토들

에 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멘토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어주는 것도 멘

토 교육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에 해 김 순‧김 희(2012)는 멘

토들의 수퍼비 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멘토는 멘티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지

만 멘토 역시 멘토링 시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고 멘토링의 방향에 해 확인받

고 지지될 수 있어야 한다(임지혜 외, 2014: 302). 따라서 멘티와 멘티의 정서  

교감도 요하지만 멘토을 한 상담  정서  지지, 격려 등이 필요하다.

6) 멘토링 종료하기

멘토링은 멘토링이 지정한 기간이 끝나면 종료해야 한다. 멘토링을 종료하기 

해 멘토는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멘티와도 계를 정리할 비를 한다. 멘

티와의 계는 멘토링이 종료한다고 모두 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식

인 멘토링 활동을 통한 계는 정리되며 멘토와 멘티가 심리 으로 종료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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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짐을 하고 비한다. 멘토링을 종료하기 해 멘토들의 마음가짐은 멘티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았다.

“ 는 멘토링을 종료하 지만 연락을 계속하면서 이 학생이 커서 어떻게 살까,

랑 활동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 까 궁 할 것 같아요, 그런걸 지켜

보면서 도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1, 2015. 07. 14)

“멘토링 마지막 했을 때 멘티에게 이게 마지막이야 하고 했어요. 그날도 멘티

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사실 마지막이었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만났거든요..” (연구참여자 13, 2015.

06. 08)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 멘토링을 하면서 마지막 멘토링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멘토들은 나름 로 멘티와의 이별을 비하고 이별을 가진다. 멘토링을 

종료한 후 멘티와의 계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멘티와 지속 인 만남

을 가지는 멘토가 있는 반면 멘토링을 끝내고 멘티와 연락을 두 하는 멘토가 

있다. 연구참여자 11의 경우에는 멘티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멘티가 잘 성장하

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싶어 하 다. 연구참여자 13 역시 마

지막 멘토링을 하는 날 인사를 하고 헤어졌지만 재는 멘티와의 SNS등으로 

지속 인 교류를 하고 있었다. 멘토링을 종료하고 멘티들은 그동안 멘토링에 

해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에 해 반성하기도 한다.

“마지막 멘토링을 하고 난 느낌은 제가 진정한 언니가 되 주지 못했던 것 같아

요. 제 멘티는 멘토링 할 때 친구를 잘 데리고 와서 힘들었는데 그때 헤어질 

때도 멘티가 친구와 같이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마지막 멘토링까지 데려오니

까 인사도 제 로 못하고 마무리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인데 흐지부지하게 끝

나서 아쉬움이 컸어요. 돌아오면서 진짜 이 학생과 연락을 계속하고 지낼 수 

있을까 제 스스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학생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나 이 계가 1년으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

자 1, 2015. 07. 15)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한 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맛있는 것 먹고 

수다 떨고 그러고 멘티가 버스 타는 것까지 보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이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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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멘토링의 마지막 날 감정에 해 멘토들은 솔직하게 이야기 하 다. 이들은 

모두 멘토링을 끝내면서 멘티와의 만남도 종료하 다. 연구참여자 1은 멘토링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진정한 언니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 많이 미안하게 생

각하 다. 멘티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 좋았으나 더 이상 계를 유지할 것 같

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연구참여자 14는 마지막 멘토링을 하 을 때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부분의 멘토들은 한두 번 정도 멘티와의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졌지만 지속 으로 1년 넘게 유지하는 멘토들은 은 

수에 불과하 다. 학생들도 멘토이기 이 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계

형성이 잘 되거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계를 가지고 있을 때 지속성이 유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멘토링은 인간 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감정이 노출되고 그동안의 계성을 시하게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120 -

개념 하 범주 범주

- 규제가 없어 좋음

- 멘토에게 자율 으로 맡김
형식의 자유로움

멘토링 제도

- 일 일에서 오는 편안함

- 일 일로 학습의 효과 좋음
일 일 멘토링

- 유용하게 쓰이는 장학

- 멘티에게 활용
멘토들의 장학  수혜

- 시간 부풀리기

- 당하게 떼우기
멘토의 양심에 따른 활동

<표 Ⅳ-6> ‘멘토링 제도’에 한 개념과 범주

2.2. 멘토링 제도

다문화멘토링 운 에 한 여러가지 규칙이 있다. Kant는 규칙에 따라 행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 다. 즉 규칙은 성격에 따라 형성한

다고 하며 성격은 칙에 따라 실천하는 숙련성에 의해 존립한다고 하 다(김종

국, 2006: 13). 다문화멘토링의 가장 큰 장 이라면 멘토에게 주체 으로 맡겨주

고 멘토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교육 사와 다르게 교재를 

지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며 한 여러 명의 멘티를 한꺼번에 집단으로 

멘토링을 하지 않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은 멘토들에게 정 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 으로 악용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멘토링 제도가 주는 

하 범주를 자유로움에서 오는 정 인 면과 자유로움에서 오는 윤리 인 문

제로 하 범주를 나 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6>와 같다.

1) 형식의 자유로움

다문화멘토링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향상은 물론 정

서지원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러한 제도는 다문화사회를 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문제를 비

하기 하여 마련된 것이다. 다른 멘토링과 다르게 다문화멘토링 제도의 장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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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에서 오는 정 인 것과 부정 인 것이 있다. 먼

 정 인 은 다른 멘토링과 다르게 멘토에게 자율 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성 을 몇  올려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되고 이러면 뭔가 멘토랑 멘

티에게도 부담이 되고 요즘엔 학생들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 규율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2015. 08. 13)

“시간 활용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한 달에 몇 시간씩 하는 게 

있지만 꼭 하는 게 아니어서 부담감도 없고 멘티를 하는 마음도 편해지고 

희 시험기간에는 비를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편의를 서 안 만나고 다

음에 채워서 만날 수 있다는 유연하게 제 스스로를 운 할 수 있다는 장 들이 

더 좋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가르칠지 시간을 배분해서 가르칠지 그게 더 좋았

던 것 같아요. 한 교과서를 통한 게 아니라 어떤 걸 통해서 더 재 게 흥미

를 돋울 수 있을 까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형식 으로 자유로운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오늘은 여

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주세요 학생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세요 이 게 목표

를 주고 했다면 제가 그 학생과 그 많은 이야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  시간

도 부족하고 그런 기회도 별로 없을 것이고  학생을 교과서 주로 공부하기

보단 책을 가져가서 읽어 다던지 약간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기

회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7, 2015. 06. 22)

다문화멘토링은 형식에 규제가 없고 자유로운 편이다. 멘토가 모든 것을 주체

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연구참여자 7은 다문화멘토링은 성

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멘토링을 몇 번 해야 하는지에 한 형식에서 매우 자

유로움을 장 으로 꼽았다. 한 연구참여자 14는 멘토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

할 수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장 이라 하 다. 연구참여자 17은 

형식의 자유로움 때문에 멘티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  수 있었고 교과서보다

는 다양한 책을 읽는다던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 제도는 멘토에게 자율 으로 맡긴 부분에서 많은 활

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 때문에 멘토와 더 빨리 라포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처음부터 규칙을 강요하거나 시간을 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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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학습의 효과는 더 높아졌을지는 몰라도 정서 인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Kant가 주장하는 도덕  자유를 함양하는 

것으로 내 가치를 핵심으로 갖는 인격성의 자유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김종국,

2006: 5). 즉 멘토링 활동이 자유로운 실천을 통해 내  가치에 역 을 둔다면 

멘토들의 극성을 유도할 수 있고 멘토링의 기 목표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무 자유로우니까 기 도 딱 안정해져있고 좀 막막했는데 체 인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그래도 책임감이 필

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 는 멘토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게 기본 으로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건 아

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멘토한테 자유가 잇다는 건 멘티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사정이 있으면 그날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좋은 과 나쁜 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

여자 10, 2015. 07. 26)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과 같다. 자유로움에 해 장 도 

있지만 단 도 있음을 멘토들은 잘 알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무 자유로움 

때문에 처음엔 어떻게 시도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 그것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10은 멘토링의 자유로운 형식은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을 모두 제공한다 

하 다. 멘토에게 자유를 다는 것은 멘티에게도 그만큼 자유로움을 다는 것

이다. 자유로움이 편안함으로 체될 수 있다는 을 항상 염두에 두고 멘토는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자유로움은 도덕 인 책임을 동반해

야 하는데 자유로움에서 오는 부정 인 면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멘토에게 자율

으로 맡기는 자유로움이 시간에 한 부정입력이나 멘티에게 소홀하게 시간

만 채운다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자유로운 형식에 해 멘토의 

양심 인 태도가 없다면 부정 인 행 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멘

토들에게 윤리 인 측면의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 123 -

2) 일 일 멘토링

다문화멘토링이 사회  실천을 유도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일 일 멘토링을 

꼽을 수 있다. 멘토링은 운 형태에 따라 개별 멘토링과 집단 멘토링으로 나  

수 있다(한국장학재단, 2012). 개별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일 일로 만남을 통

해 개별 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문화멘토링은 개별 멘토링에 속하며 일

일 멘토링을 진행한다. 다문화멘토링의 큰 장  의 하나는 일 일 개별 멘

토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육 사가 일  다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문화멘토링은 일  일이

어서 훨씬 편했던 것도 있었어요. 다른 교육 사는 수업을 하러 간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다문화멘토링은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상담해주고 함께 체험

도 하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학생을 주러간다 그런 느낌이 많

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0)

“  같은 경우는 다른 사활동에서 여러 명의 멘티를 학습에만 치 하면서 멘

토링을 하 어요.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오늘 해야 할 분량도 정해져 있는데 

다문화멘토링은 일 일로 만나니까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쉽게 친해질 수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동생은 멀리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만나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 만나니까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다문화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일 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멘토는 

멘티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일 일에

서 오는 장 에 해 이야기 하 다. 연구참여자 2는 다른 교육 사와 다르게 

다문화멘토링이 일 일 멘토링에서 오는 장 에 해 얘기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6은 일 일 멘토링을 진행하다보니 가족보다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다문화멘토링은 형식의 자유로움과 함께 일

일 멘토링이기 때문에 더 인간 인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들의 어려움이나 고민

을 더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장 을 잘 살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

교생활에 안정 으로 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멘토링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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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들의 장학  수혜

다문화멘토링의 장  에  하나는 멘토링 활동에 일정의 장학 을 지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학 은 멘토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한다. 한국연구

재단에서 멘토들에게 지 하는 장학 은 도시에서 진행하는 멘토에게는 시간당 

12,500원을 지 하며 농 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간당 15,000원을 지

한다(한국장학재단, 2015). 이러한 장학 은 학생들이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장학 을 통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명목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

문화멘토링은 무보수로 사를 하는 개념은 아니다. 즉 자신들이 사를 통하여 

일정의 외  성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고 이것이 사회  실천이 아

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회  실천에는 내  성취와 외  성취를 포함하기 때문

이다(MacIntyre, 1989)

“장학 을 받으니까 제가 학생한테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건 학생을 

해 쓰라고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모든 비용을 제가 쓰지 학생한

테 쓰게 해본 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5, 2015. 06. 04)

“장 이라면 여러가지 측면에 있는데 재정 인 측면에서 많이 다고 생각을 

해요. 과할 정도로 다고 생각해서 많이 주니까 받은 만큼 많이 쓰거든요. 멘

티와 먹거나 놀러가거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10, 2015. 06. 12)

“ 는 그래도 멘토에게 많이 투자하긴 투자한 것 같아요. 원래 받을 때처럼 많

이 하지는 못 하지만 장학 을 받은 걸로 에버랜드도 가고 밥도 많이 먹고.....“

(연구참여자 15, 2015. 06. 12)

멘토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일정한 장학 을 받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근로를 인정하여 장학재단에서 지 한다. 이 게 장학 을 받아 멘토들은 멘티

에게 많은 것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아 장학 을 받기 때문에 

멘티에게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다고 하 고 연구참여자 10 역시 자신이 사활

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학 이 지 되어 멘티와 밥을 먹거나 음료등 멘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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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이 사용하 다.  연구참여자 15는 멘토링 활동 시 멘티와 함께하는 비용

을 멘토가 감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문화멘토링은 교과를 통한 학습을 심으로 운 하기보다 다양한 체험활동

이나 정서 인 지원이 필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멘티와 체험활동을 하거나 정서

 지원을 하기 해 카페나 음식 에서 만날 때 당연히 인 지출이 필요

하다. 이럴 때 멘토들은 자신이 받은 장학 을 멘티에게 많이 할애하 다. 이처

럼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장학  지 은 다문화멘토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윤할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 을 주지 않았을 때 자발 으로 사하

겠다는 학생이 많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 안타깝다.

4) 멘토의 양심에 따른 활동

다문화멘토링의 장 들은 멘토들에게 윤리 인 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멘토들

에게 윤리 이고 도덕 인 면을 강조하지만 어린 멘토들은 가끔 이런 측면을  

악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멘토들의 의식 환이 필요하다.

“ 의 경우는 아니지만 1시간 하고 3시간 하 다고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1시

간 반하고 4시간 올린 애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나 

화가 나고 강하게 제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2015. 07. 13)

“멘토에게 무 자유를 주니깐 잘하는 멘토는 확실히 잘하는데 부족한 멘토는 

활동에 있어서 소극 이고 당하게 채우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요.” (연구참여자 11, 2015. 06. 17)

인간은 살아가면서 도덕 인 측면을 강조할 때가 있다. 멘토링의 장 에는 멘

토에게 주체 으로 맡기기도 하고 활동을 탄력 으로 운 하도록 한다. 이러한 

장 을 체크할 수 있는 평가도구나 감사도구가 없기 때문에 멘토들의 양심에 

따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멘토들의 자유로움은 멘토들에게 

도덕 인 부정함을 일으키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 11은 멘토들에게 자율 으로 

맡기는 것은 극 인 멘토와 소극 인 멘토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소극 인 멘

토는 당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듯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있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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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시간을 악할 수 없다는 단 을 이용하여 멘토들은 시간을 늘리거나 정

서  지원으로 포장하여 당히 시간을 채우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멘토들에게 윤리 인 의식에 해 주기 인 교육이 필요하

다. 멘토에게 필요한 도덕성은 개인 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

이라는 개념은 사회 인 차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신기철, 2006: 168). 따라서 멘토에게 책임을 가할 것이 아니라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인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제가 멘토링 1년을 경험한 바로는 책임감이 따르는 것도 배웠어요. 만약 수기

출근부 작성하면서 많이 배운 것은 이게  조도 할 수 있어요. 조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시간도 훨씬 늘릴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이 많죠. 나도 좀 할 

까??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배우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8,

2015. 06. 29)

그러나 모든 멘토들이 부정 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연구참여자 8과 같이 

멘토링이 주체 으로 멘토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멘토는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

다양한 유혹이 있으나 자신의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는 어려서부터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한 멘토들에게 책임을 가할 것이 아니라  멘티의 담당교사나 멘

토링을 운 하는 사무국이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부정에 한 방책이 필요하다.



- 127 -

개념 하 범주 범주

- 멘토링에 심 있는 교사

- 멘토링 담당은 복지사 선생님이 합

극 인 다문화 

담당교사
교사의 태도

- 도장만 어주는 교사

- 멘티에 해 부정 인 교사

멘토링에 

무 심한 교사

<표 Ⅳ-7> ‘교사의 태도’에 한 개념과 범주

2.3. 교사의 태도

학생들에게 교사의 지지와 지원은 학생에게 많은 향을 미친다. 다문화멘토

링에 한 교사의 반응과 태도에 해 살펴보았다. 다문화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지지하며 

격려해주며 다문화 련 여러가지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일을 

한다(박미숙, 2013). 그러한 다문화멘토링 담당교사들의 태도는 양립 으로 나타

났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과 성격, 성  등을 다양하게 꿰뚫고 지원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 멘토링 활동에 한 도장 어주는 일만 하는 교사가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태도에 해 멘토들은 다양하게 표 하 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7>와 같다.

1) 극 인 다문화 담당교사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와는 떨어질 수 없는 계이다. 학생들과 가장 깊숙이 

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태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

다. 다문화멘토링 역시 교사들의 태도에 따라 멘티의 변화는 물론 멘토링의 효

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 는 멘토링 담당교사도 아닌 부장선생님이 에게 멘티의 학업은 이 고 학

생의 성격이 이러니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게 하면 반

응을 잘 보인다. 라는 등 조언을 해 주고 멘티를 개 잘 알고 계셔서 처음엔 

멘티의 담임선생님인  알고 여쭤봤더니 멘티가 하는 말이 1학년 때 자기 특정 

과목 선생님이셨데요.” (연구참여자 17,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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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분께서 멘티에게 심이 많으시고 가정환경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선생님이 멘티를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도 멘티에 해 꽤 뚫고 있었

어요. 특히 에게 이 친구가 이런 장 이 있고 단 이 있고 부모님 련해서

는 말을 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해

서는 지  선생님이 잘 해주시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2015. 05. 28)

교사들의 지지와 지원은 멘토에게 많은 힘이 된다. 멘토링 활동을 하기 해 

멘토들은 멘티의 학교로 가기 때문에 멘토들에게는 교사의 역할이 멘토링 활동

하는데 많은 향을 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인 멘토들은 교사의 심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7은 다문화 담당교사도 아니고 담임교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멘티 학생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는 선생님을 보며 자신이 

닮고 싶은 교사라고 하 다. 한 연구참여자 18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에 해 교사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보며 멘토가 멘티에게 생각없이 하는 말

이 멘티에게 상처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조언에 감동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사범  학생이고 멘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심을 

더욱 기 하고 있었다. 교사의 심은 자신의 멘토링 활동에 많은 활력소를 불

어 넣어주기도 하고 교사와 함께 멘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기도 

한다.  멘토링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에는 학교 복지사 선생님들도 있었다.

“멘티가 계신 학교 복지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복지사 선생님 이시다보니까 웃

는 얼굴로 반겨주시고 멘티에게 멘토링 있다고 말 해주시고 멘토들 다 챙겨주

시고 단톡방 만들어서 멘토에게 달할 것 방해주시고 교사들은 복지사 선생

님처럼 살갑게 하지는 안았어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5)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 탈북학생들이 많단 말이 요. 학생들에 해 자세히 

알고 계세요. 학생들이 집안 사정들도 그 고 많이 안 좋데요. 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이 학생들 과외도 못 받고 하니까 많이 도움

이 되었으면 한다고 그 게 이야기해주시는데 그런 선생님 보면 학생들 챙겨주

려는 마음이 일반학교와 다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멘티들을 챙겨주는가에 따라 멘토링 효과는 다른 

것 같다. 연구참여자 2는 다문화멘토링 담당교사가 학교 복지사 선생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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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멘토들을 챙겨주고 멘토에게 달할 내용들을 정확하게 달해 주었다고 

한다.  멘티의 특성도 정확하게 악하여 멘토에게 가르쳐주는 등 멘토링을 

하는데 일반교사가 담당할 때보다 수월하 다. 한 연구참여자 6은 탈북학생 

학교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와 다르게 학생들에게 심이 많았다. 이 듯 

복지선생님이나 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더 심이 많고 다

문화에 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심은 멘티

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향을 주며 멘티의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멘토들의 멘토링 활동에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멘토링에 무 심한 교사

다문화멘토링에 극 인 교사가 있는 반면 다문화멘토링에 심이  없

거나 업무로만 근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의 이러한 태도가 멘토링의 어려

움의 한부분이기도 하며 특히 사범 에 소속한 멘토들은 비교사로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선생님이 심이 없으시고 이걸 맡았으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근본

인 것을 느 고 교사라면 학생이 진짜로 뭔가 잘 배우고 있는지 그런 것은 

심이 별로 없어서 는 로 이런 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4, 2015. 07. 03)

"담당교사와 담임선생님이 다르니깐 는 사인을 받기는 하는데 제가 문자로 

연락은 드리지만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서 이쪽으로 사인을 받기는 하지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등학

생이라 그런지 담당교사보다 담임선생님이 더 잘 알잖아요. 도장만 받으러 간

다는 느낌 같은 거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선생님은 아무런 심이 없어요. 도장만 어 다는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제

가 멘토링 한 것을 알기는 하는지 그것도 궁 했어요.“ (연구참여자 16, 2015.

08. 04)

멘토링 담당교사에 해 멘토들은 나름의 잣 를 가지고 평가하 다.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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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심이 없는 교사들도 있었다.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한 후 

멘토링 활동에 한 수기 출근부를 작성하고 교사의 도장을 맡은 후 운 기

에 매달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장학재단, 2012). 이들이 제출하는 멘토링 수기출

근부에 교사의 확인 도장이 필요할 때 도장만 어주는 교사들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4의 경우는 멘토링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6과 같이 담당교사는 멘티에 해  알지 못하는 

교사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6 역시 교사가 자신이 멘토링을 제 로 하는지 알

려고도 하지 않았다. 교사들의 이러한 상은 멘토들이 거짓으로 수기출근부를 

작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멘토링 활동에 해 교사들의 극 인 

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의 주기 인 다문

화업무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요. 어

차피 공부 가르쳐 주는 건데 딱히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 있을까 어차피 

공부 몇 시간 가르쳐주고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제가 멘토링 하면서 불편한 것은 학교 담당선생님들의 인식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문화멘토링 하면 방과 후 멘토링처럼 과외 식으로 생각하시는 선

생님이 무 많더라고요. 요일을 딱 정해서 이 시간에 와주세요. 제가 학교 밖

으로 나가려고 하면 학교 안에서만 하라고 하고 출근부를 기사에게 받고 가라

고 하고....멘토링은 학교에 와서 공부나 가르쳐주고 가라는 식이 요.” (연구참

여자 17, 2015. 07. 16).

교사들의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은 많이 부재하 다. 연구참여자 6은 학교 측의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부족이 멘토링을 하는데 힘들게 하 다. 연구참여자 17 역시 학교 교사들이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부족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과목,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체크하는 것이 힘들었다. 교사들이 다문화멘토링을 일반멘토링과 

같이 취 하여 그냥 공부만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 한 문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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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학생의 도움을 청하고 싶었을 때 교사 선생님의 보이셨던 태도를 보면서 

제가 보는 학생보다 이 학생을 더 안 좋게 보시는 거 요.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제 자식을 

런 교사에게 가르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 2015. 08.

20)

“제 멘티가 멘토링을 까먹고 집에 갔다 하면 제가 왔다가 다시 집에 가잖아요.

그걸 선생님들이 아셔서 그러는지 그러면 엄청 혼내시고 제 앞에서 그게 보이

니깐 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 보고 다문화니깐 더 알려주고 챙겨줘

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하셔야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한 반에서 

혼자잖아요.” (연구참여자 17, 2015. 07. 16)

멘토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교사들의 태도를 보고 교사에 

한 인식이 바 기도 하 다. 다문화 담당교사들의 태도에 하여 연구참여자 1

은 멘티의 문제를 상담하러 교사에게 갔을 때 교사는 무 심하게 피해버린 경

험이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멘티를 더 나쁘게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태

도를 보고 교사가 학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연구참여자 17은 

교사가 챙기기 못해 발생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멘토 앞에서 멘티를 혼내는 

것을 보고 멘티가 더욱 안쓰러웠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교사의 다른 태

도를 보면서 교직을 이수하는 비교사로서  닮고 싶지 않은 교사라고 말

하 다. 이러한 문제는 어도 다문화 담당교사들이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고민을 상담해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박미숙‧방 희, 2013).

이에 해 모경환(2009)는 교사에게 다문화역량이 요구되며 교사에게 필요한 

다문화 역량은 교사자신의 문화  정체성과 다문화  인식, 사회의 다양성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에 한 지식, 다문화  교수학습능력  자료개발능력,

소수자학생들에게 한 배려, 다문화  문제 상황 해결능력, 다문화학 에서의 

실습경험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야 하며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사들의 인식부터 개선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에 한 심이 다문화멘토링에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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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튜터와 조별모임

튜터제도는 인천의 I 학의 운 기 에서 운 의 효과를 높이기 해 도입된 

제도이다. 튜터란 일반 으로 가정교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멘토

링에서 튜터는 학생의 지도 감독하는 교수나 교사를 의미한다(방 희‧박미숙,

2013). 다문화멘토링에서 튜터는 멘토의 메니 로서 멘토들을 지지하고 지원하

며 멘토링 사무국과의 개자 역할과 멘토링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튜터는 주

로 다문화학과에 재학 인 학원생들로 학생인 멘토들의 멘토링 어려움을 

도와주고 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각자 맡은 조를 리하고 조별모임을 

하여 멘토들끼리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많은 멘토들은 이러한 제도에 

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한 하 범주는 다음 <표 Ⅳ-8>와 같이 

나타났다.

개념 하 범주 범주

- 비사범  학생에게 도움

- 경험없는 멘토에게 도움

- 다른 멘토들과 비교하며 멘토링

다른 멘토와 

활동 공유 튜터와 

조별 모임

- 멘토링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튜터

- 상담해주는 역할
튜터의 멘토링 지도

<표 Ⅳ-8> ‘튜터와 조별 모임’에 한 개념과 범주

1) 다른 멘토와 활동 공유

멘토링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슈퍼비 은 개별 수퍼비 과 집단수퍼비 ,

동료 수퍼비 으로 나  수 있다(김융일‧양옥경, 2006). 인천의 I 학에서 실시

하는 튜터제도는 개별 수퍼비 이기도 하고 집단수퍼비  이기도 하다. 한편으

로는 튜터가 멘토집단을 공통 으로 리하기도 하고 일 일로 개별상담을 통

해 수퍼비 을 담당하기도 한다. 튜터들은 주로 다문화와 련된 학원 과정의 

튜터들로서 다문화에 한 이론과 실제 장을 두루 갖춘 사람들로서 다문화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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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링과 다문화가정 학생인 멘티에 해 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멘토들

이 멘토링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멘토들끼리 서로의 활

동을 교류하고 멘토링에 한 기법을 배우게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

한 튜터제도를 통하여 멘토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작년 같은 경우 튜터모임을 통하여 다른 친구는 이럴 때 이런 활동을 하고 

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했다는 정보 같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분

들이 어떤 공부와 활동하는지 보고 아 게 다가가서 친해지는 구나. 특히 

남자 분들은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 치면서 친해지고 그러더라구요. (연구참여

자 9, 2015. 07. 19)

“튜터와 함께하는 조별모임을 가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한데 비슷해 보이

지만 서로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멘티랑 이 게 해서 신뢰를 쌓아가지고 이 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공유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경험을 내

가 갖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경험을 받기도 하면서 훨씬 성장한 기분이었어

요.” (연구참여자 11, 2015. 06. 17)

연구참여자 9의 경우는 비사범  학생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몰랐을 

때 튜터를 통한 조별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활동모습을 보며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하 다. 연구참여자 11 역시 튜터를 통한 조별모임을 가면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 있어 좋았고 자신의 멘토링이 성장한 느낌이라고 하

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범 생들에게서 많은 걸 알았

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자면에서 어떻게 다가갈지 배우고 하니까 이 부분에

서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임 할 때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체험학습 어떻게 하냐.” (연구참여자 16, 2015. 08. 04)

한 연구참여자 16은 처음 멘토링을 하면서 어떻게 근해야 할지 몰라 조

별모임을 통하여 다른 멘토들과 교류하면서  튜터에게 물어가면서 멘토링을 

진행하 다. 특히 비사범  학생들은 사범  학생들의 활동경험을 통하여 자신

의 멘토링 활동에 이용하고 있었다. 이 게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교육해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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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멘티에게 학습과 정서 인 측면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다른 멘토들과 함께하는 조별모임을 통하여 활동을 

공유하며 멘토링에 한 어려움을 풀어 나갔다.

2) 튜터의 멘토링 지도

튜터는 멘토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리하는 조력자이며 재자이다. 다문화멘

토링을 실시하는 인천의 I 학은 튜터들을 통하여 그룹별로 멘토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튜터는 학교의 담당교사와 다

르고 학의 운 을 담당하는 사무국과도 다른 역할을 한다. 튜터의 역할에 

하여 방 희‧박미숙(2013)은 리자에게는 업무상의 조력자이며 멘토에게는 정

서  지원자 역할을 하여 멘토링의 효과를 극 화하는 간 매니 의 역할이라

고 하 다. 따라서 운 의 리자입장에서 멘토들을 하나씩 모두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튜터가 신 멘토들과 직 인 소통을 하게 하 다. 이런 튜터제

도에 하여 멘토들은 정 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튜터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학생의 개인 인 사정을 말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장에서 교사가 제

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튜터와 함께 얘기할 수 있고 멘토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좋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연구참여자 1, 2015. 07. 15)

“다른 교육 사와 다문화멘토링과 다른 이 있다면 튜터제도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5, 2015. 07. 26)

연구참여자 1은 튜터제도를 극 활용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 다. 연구

참여자 15는 다문화멘토링이 교육 사와 다른 에 해 튜터제도를 꼽았다. 자

신이 많은 교육 사를 하 으나 이 게 멘토들이 서로 모여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리해 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 다. 이처럼 모든 학이나 기

이 튜터제도를 운 하지 않는다. 다문화멘토링 운 에 해 학이나 계기

이 자율 으로 운 하도록 한다. 이런 을 정 인 측면으로 볼 때 튜터제도

는 많은 학과 기 에서 확  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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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의 문제를 튜터선생님께 말  드렸어요. 그러나 튜터선생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는 멘토들을 한 상담실이 운 되었으

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 2015. 2015. 06. 04)

“어려운거 있거나 문제 생겨서 못 갔을 때는 학교담당자랑 연락해보고 그 과정

에서 힘들면 튜터선생님께 말 드리고 그런 식으로 튜터선생님이 간에서 잡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2015. 07. 03)

연구참여자 1은 멘티의 어려운 문제를 튜터께 말 드리지만 튜터선생님도 해

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튜터선생님이 멘토의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해주고 간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튜터를 활용하는 것은 매

우 효과 인 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튜터들에 한 주기 인 교

육도 필요하고 튜터가 단지 멘토의 리 인 측면을 떠나 멘토들에게 심을 

가지고 멘토들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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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 경험으로 인한 안정 인 멘토링

- 경험에서 오는 요령  

경험 이용하기 

멘토의 노력- 나부터 모범 인 행동

- 나부터 바 어야 멘티가 따라함
모범 보이기

- 멘티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 형이나 나 되어주기
형이나 언니로 다가가기

<표 Ⅳ-9> ‘멘토의 노력’에 한 개념과 범주

2.5. 멘토의 노력

사람들은 구나 개인 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역량이 다르다. 학생인 멘

토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신의 경험들을 요시하고 있었다.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가치 들은 다문화멘토링에서도 많은 작용

을 하 다. 멘토의 개인 인 특성의 하 범주는 경험과 멘토의 모범 인 행동으

로 나 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9>와 같이 나타났다.

1) 경험 이용하기

모든 활동에는 개인 인 성향이 활동에 많은 향을 미친다. 멘토링에 있어서

도 멘토의 개인 인 역량이나 경험은 활동에 많은 향을 미쳤다. 특히 멘토링

의 경험은 그다음 멘토링을 활동을 하는데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멘티를 이끌어감에도 많은 효과를 보 다.

“우선 멘토링에 한 거부감이 없어요. 원래 활발한 성격이긴 했으나 멘토링,

선생님이라는 것에 벽이랄까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허황되지도 않

고 실 인 것 그리고  멘토링 규칙에 하여서도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

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201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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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작년 해보고 올해 하니까 

뭔가 방향 잡는 것이 있어서 조  편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7, 2015. 06.

22)

“어  되었든 경험이 있어야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여러 번 만났던 학생

이 단답을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가서 뭔가 하거나 아니면 멘토링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이런 걸 구에게 이야

기해서 빠르게 악하고 하는 것이 여러번 경험을 해 야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어서 쭈볐쭈볐 하고 있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멘티

잖아요. 멘토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경험이 있어야 스킬이 생기고 평화로운 결

론이라고 해야 하나..” (연구참여자 18,2015. 05. 28)

멘토링의 경험은 멘토에게 많은 자신감을 다. 연구참여자 5는 멘토링 경험

은 일단 멘토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며 멘티와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

게 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 다. 연구참여자 17은 경험에 해 처음 멘토링

을 할 때 어떻게 라포형성을 할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등에 한 

부담 등을 일 수 있다고 하 다. 연구참여자 18 역시 멘토링 경험을 통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처할 수 있으며 멘토의 경험은 멘티에게 가

장 많이 도움을  수 있는 장 이라고 하 다. 이 듯 어떤 일의 경험은 자신

감은 물론 그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멘토링의 경험에 

해 부정 인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3년째 이걸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제

출해야하고 이때까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데 그 다고 엄청 큰일

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알고 있고, 아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일이 지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하루 늦게 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명히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4시간 인정되니까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야외활동

을 할까 화나 한편 볼까 이런 꾀를 부린 이 있죠.” (연구참여자 1, 2015.

08. 20)

“오히려 멘토링을 했던 사람이 잘할 수도 있지만 했던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

서 안일해져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까 치 것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이긴 한데 는 했던 사람이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201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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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많은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부정 인 측면도 반드

시 존재한다. 연구참여자 1과 5와 같이 멘토링 경험이 3년 되다 보니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하는지 요령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경험을 정 이고 좋

은 쪽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부정 으로 작동되면 그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를 해 멘토들의 윤리 인 측면에 한 교육이 이루

어짐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멘토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멘토

링 장을 직  방문한다던지, 멘티 상 연구를 통하여 이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모범 보이기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멘토링을 하는 학생 멘토들은 멘티들에게 자신이 먼  모범 인 행동을 해야 

멘티가 따라 할 것이라는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멘토들은 멘토링에 극 인 참여를 하고 있었으며 멘티에게 좋은 모습을 

먼  보여주는 것이 멘토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 다. 한 멘티에게 좋은 모습

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멘티가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버스를 탔는

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나도 앞으로 무단횡단 같은 것 안할

테니 는  무단횡단 하지 말아라. 아무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멘티가 보

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1, 2015. 07. 14)

“친구처럼 아무리해도 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끼리는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미안해하면 되는데 한마디 하는 것에 따라 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죠.” (연구참여자 18, 2015. 05. 28)

멘토인 학생들은 멘토링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따라하는 멘티들을 보면

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멘티에게 모범 인 행동을 하 다. 연구참여자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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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을 반성하며 멘티가 따라할까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

면서 멘토들은 멘티를 변화시키기 해 항상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고 

하 고 연구참여자 18 역시 자신이 친구에게 하듯 아무 말이나 하면 멘티가 

같이 따라할 것 같아 언행에 조심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 멘토들은 멘티에게 자신이 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

다.

“무조건 화를 낸다고 학생이 잘 오는 것도 아니니까 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서  일단은 제가 먼  좋은 모습을 보이자 해서 학생은 늦더라도 난  늦

지 말고 학생이 원래 시간이 월, 수에 하는 거면 학생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내 스  때문에 안 되는 건 최 한 안하자 해가지고 제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친구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잘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연

구참여자 6, 2015. 06. 22)

“제가 멘티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부터  혼자서 이 속안

으로 학생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나부터 해야지, 성  나온 것도 내가 나

오면 알려  테니까 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고도 책임감을 가졌어요.” (연

구참여자 10, 2015. 07. 26)

이와 같이 멘토들은 멘토링에 임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

지려고 노력하 다. 연구참여자 6은 멘토링시간을 정하 으면 멘토의 사정으로 

변경하거나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 으며 자신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려

고 하 다. 연구참여자 10 역시 멘티에게 자신이 먼  모범을 보이려고 하 고 

멘티와의 약속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 다.

“반듯한 모습,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그런 가식 인 모습보

다는 진실되게 다가가려고 좀 더 노력했어요. 를 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장이 아닌 형의 입장에서요.” (연구참여자 

8, 2015. 07. 23)

“제 자신에게 엄격해지려고 했어요. 학생을 바꾸기 해서 부터 시간부터 지

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연구참여자 16, 2015.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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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참여자 8은 반듯한 모습,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진실된 모습

으로 멘티에게 다가가려 하 다. 진실된 마음은 구에게나 통한다고 생각하

다. 연구참여자 16도 자신이 먼  솔선수범하려고 하 고 멘티에 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행하 다. 이와 같이 

멘토들은 멘티들의 변화를 하여 자신이 먼  모범을 보이는 행동을 하고자 

하 다.

3) 형이나 언니로 다가가기

멘토들은 멘토링에서 교사보다는 형이나 나로 다가가려고 노력하 다. 선생

님보다 형이나 나 을 때 멘티들이 자신에게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고 생각하 다. 이들이 형이나 나처럼 다가갔을 때 멘티와의 라포를 형성거나 

신뢰감을 쌓기 더 쉽다고 인식하 다.

“친한 언니가 되어 주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하여 사소한 일상이야기나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틱틱 는 그런 공감을 형성하면서 듣다보면 어느 순간 언니처

럼 틱틱 기도 하고 그런 거 있을 때 제 가치 과 맞는 느낌 그런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5, 2015. 06. 04)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동생이랑 제 멘티랑 한 살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진

짜 제 멘티가 친동생 같은데 친동생은 거의 잘 못 보는데 기숙사 사니까 멘티

는 일주일에 어도 한번은 보니까 가족 같고 그냥 단순히 공부알려주고 이게 

아니라 별 이야기를 다하거든요. 서로 친구에게 못했던 이야기 서로 다해서 뭔

가 생활을 다 공유한 느낌, 가족사도 다 알고 좋아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 는데 외동이었어요. 어떻게든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기를 보냈으니까, 친구들한테 언니가 있거나 형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뭘 받

아야하는데 부모님한테 받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는 친언니 같은 

멘토가 되어주려 했어요.” (연구참여자 12, 2015. 08. 13)

여자 멘토들은 주로 언니 역할로 다가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친

한 언니처럼 하니까 멘티가 언제부터인지 자신을 언니같이 한다는 것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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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며 연구참여자 6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동생보다 더 자주 만나는 

멘티에게 자신도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며 친근감이 더욱 높아졌다.

연구참여자 12는 외동인 멘티에게 친 언니 같은 멘토는 형제가 없는 멘티에게 

조 이나마 외로움을 채워  수 있다고 생각하 다. 한 남자멘토들은 형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작년에는 게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가르치고 얘기하면서 자

신도 형으로 즐거워했고 내가 즐겁기 해 멘토링을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2015. 06. 12)

“멘토링을 할 때도 제가 교육 인 것 보다 친해질 수 있는 형, 필요할 때 이야

기 해  수 있는 형같이 되려고 노력하 어요. 보면 해주고 싶어서 보면 외로

워보여서 이야기하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

아요.” (연구참여자 16, 2015. 08. 04)

연구참여자 15 역시 남자끼리 통할 수 있는 것들을 화제 거리로 삼아 형으로

서 즐겁게 멘토링을 하려고 하 고 연구참여자 16은 교육 인 면보다 멘티의 

모든 면을 함께 할 수 있는 형 같은 멘토가 되고자 하 다.

“공부할 때는 선생님같이 하고 다른 거 할 때는 형같이 하고. 공부할 때 무 

형 같으면 학생이 집 을 못해요.” (연구참여자 11, 2015. 06. 17)

그러나 연구참여자 11은 마냥 형 같이만 한다면 공부를 할 때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선생님같이 다른 활동을 할 때는 형같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 다. 그러므로 멘토들은 상황에 맞게 멘티들에게 다가갈 때 

더욱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마냥 형이나 언니로 할 때 멘티들이 멘

토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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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멘토링이 만족한 날과 불만족한 날

- 나의 비보다 멘티가 불성실 할 때

- 멘티를 통해 나를 돌아보기

멘토링 활동 

돌아보기

자아성찰- 교사라는 직업 다시 생각

-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해 생각함

교사  재정립하는 

기회

- 나를 닮아가는 멘티

-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

<표 Ⅳ-10> ‘자아성찰’에 한 개념과 범주

2.6. 자아성찰

자아성찰이란 자기스스로 반성 으로 돌아보는 행 이다. 다문화멘토링을 통

하여 멘토들은 어떤 경험을 어떻게 반성하고, 반성을 통하여 어떻게 개념화하는

지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우희숙, 2010). 멘토들의 자아성찰이 언

제 일어나고 어떤 자아성찰이 주를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하 범주를 멘토링 활

동 돌아보기, 교사  재정립, 멘티에 한 책임감으로 나 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10>와 같다.

1) 멘토링 활동 돌아보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해 반성하고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려고 

노력한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도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

는 일을 거듭하여 멘토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해 노력하 다.

“멘티를 보면 제가 학생일 때가 생각나서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도 

같고 친구들이랑 문제 있는 것도 같고 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었지 그때 그 게 했으면 좋을 걸 그 게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멘티의 일이랑 제 일을 약간 동일 시 하는 그런 것도 있었

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2015.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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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  멘티를 보면 2인데 그 학생을 보면서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요 나는 때는 지 도 그 지만 조  극 이지 못했을까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걸지는 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어  보면 그 시기에는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가끔 의 어린 시 을 돌아 요.“ (연구참여자 

10, 2015. 06. 12)

“ 는 멘토링을 하면서 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이 나고.

그럴 때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12, 2015. 08. 13)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의 어린 시 을 반추하면서 멘티들을 이해하

려고 노력하 다. 연구참여자 2는 멘티의 일을 자신의 일같이 동일시하기도 하

고 연구참여자 10은 멘티를 보며 자신이 극 이지 못했던 어린 시 을 돌아

보며 멘티를 이해하 다. 이처럼 멘티들이 학습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부모와 

마찰이 있을 때 자신의 어린 시 을 돌아보거나 어린 시  선생님을 떠올리며 

자신이 한사람을 책임지거나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

 하 다. 한 멘토링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멘토들은 그날의 멘토링을 반성한

다. 그러므로 멘토링에 있어 멘토들은 단순한 경험이나 체험 이상의 의미를 얻

을 수 있다.

“그날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링이 성공 이지 않았을 때, 학생이 불성실하게 임

하던지 제가 가르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다면 그날은 스트 스를 받으며 다

시 멘토링을 생각하게 되요.” (연구참여자 1, 2015. 08. 20)

“ 는 멘토링하러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갈 때 이 친구랑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가고 올 때는 내가 이걸 다 했나? 이 친구랑 무슨 말실수를 했을

까? 이친구가 나에게 짚어  건 뭐 지? 생각하면서 오는데 수기출근부나 온라

인으로 쓸 때 길게는 안 써요. 그걸 쓰면서도 내가 뭐했지 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더라구요. 작은 습 ? 잘못된 거 내가 교수자로서 이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요.” (연구참여자 7, 2015. 08. 13)

“멘토링 하고 집에 올 때 항상 느끼는 건데 는 이런 것도 해주고 런 것도 

해주고 싶은데 올해도 공부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겨우 방학숙제 해주고 캐치

볼하고 배드민턴도 쳐주고 는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해주고 싶은

데 제가 제 로 가르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하는 방향이 제 로 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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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16, 2015. 06. 10)

주로 멘토링을 반성하는 시간은 멘토링 활동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루어졌

다. 연구참여자 7은 강화까지 멘토링을 다니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멘토링 활동

을 돌아보고 자신이 작은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교수자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실수는 없었을까 반성하고 다음 멘토링에 더욱 충실하고자 노력하 다. 연구

참여자 16은 그날 자신이 비한 것을 제 로 하고 왔는지 검하고 멘티가 좋

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았다.

한 멘티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 을 때 화는 나지만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멘티가 보다 정 으로 가진 것이 있어요. 제가 시간약속을 잘 못 지키는

데 제가 한 두번 그런 게 없어서. 멘티가 에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해요. 선생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할 때 

는 어떤 을 보충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데 그 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인생 반 인 부분에 있어서 단 이기도 하고 고쳐야 하는 부분이니깐 멘티가 

말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말한 거잖아요. 이 은 진짜 고쳐야 하는 부분이니

깐 멘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게 도움을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선생

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이 나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가끔

은 스스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부정하는 도 있고 받아드리는 것도 있고 

제 스스로 내면화 시키는 것 가장 어렵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을 한 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주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2015. 08. 20)

“멘티가 와 같은 말투를 쓰고 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18,

2015. 07. 13)

멘토링을 하면서 멘티가 자신에게 충고를 할 때가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1

은 멘티가 멘토에게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 할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

빴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들을 고치려고 노력하 다. 이

런 성찰은 더 나은 멘토링을 진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멘티에게도 좋은 향을 

미칠 것이다. 한 연구참여자 18은 자신을 닮아가는 멘티를 보면서 더욱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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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이 멘티와의 단순한 을 넘어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맥락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와 교사 을 비 으로 

성찰할 때 멘토링 경험은 실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우희숙, 2010).

2) 교사  재정립하는 기회

다문화멘토링을 하는 멘토들은 사범 생들이 부분이다. 인천의 I 학에 참

여한 멘토들도 70명 에 사범 생이 48명이다. 이 게 멘토링에 참여한 사범  

비교사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교사라는 직업에 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된 직장, 사람들의 평 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것

만큼 학생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았을 때 이 

직업이 돈을 많이 벌고 엄청 부귀 화를 릴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 2015. 07. 15)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재미있게 생활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 다면 멘토링을 통해서 바

 것이 있다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학생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직업이라

는 생각이 들면서 책임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소망하는 교사라는 직업에 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

가 되었으며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한 연구참여자 14 역시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향력을 끼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교사상에 

해 다시 생각하고 그런 교사가 되기 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어떻게 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 보단 학생을 할 때는 이 게 해야 될까?

아니면 멘토링 하면서 실수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어떤 행동을 멘티가 

향을 받으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 게 하면 내가 이 게 하는 게 

오히려 학생을 변화시키면 좋구나, 이런 걸 하나씩 느끼게 되었다고 할까요.”

(연구참여자 5, 201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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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가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재미있고 잘할 수 있을까 계

속고민이 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

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7, 2015. 09. 30)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학생에게 지식은 물론 생활의 반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인성이 함양되고 꿈을 가지기도 한다. 연구참여

자 5는 교사가 되면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 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해 교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멘토링을 통하여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

르치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따라올지 그런 방법을 멘토링을 통하여 잠시

나마 터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교사들이 가져

야하는 가치 과 윤리 에 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3)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

멘토들은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그나마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도 한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하 을 때 자신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불안할 때가 있었으나 멘토링을 통한 멘티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머무르기도 한다. 이 게 자신의 행동을 항상 반추해보고 멘티

들의 반응을 간 하려고 할 때 멘토링은 더욱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멘토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멘티가 제 로 배워서 에게 확인을 받으면 

제가 가르쳐  것도 뿌듯한데 멘티가 잘 배웠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내가 잘하

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뿌듯해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5)

“멘토링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친구한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이거보다

는 이 친구 힘든 거 상담해주고 체험 많이 해주고 싶어서 처음 멘토링 시작했

거든요. 멘티가 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7, 2015. 06. 08)

“학생과 와 라포형성이 되었다는 건 가장 큰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친 감을 가지고 유 인 계를 가질 때 만족이 크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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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연구참여자, 12, 2015. 05. 28)

연구참여자 2는 멘토링을 통하여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 다. 멘티가 자신에게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수 있을 때, 멘티에

게 잘 가르쳐 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 7은 멘티에

게 많은 것을 체험해 주고 멘티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기 때문

에 그런 멘토링을 하 을 때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다고 하 다.

연구참여자 12는 학생과 친 감이 형성되고 유 계가 잘 이루어질 때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 다. 멘토들은 멘토링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멘토링을 진행하 다. 이

러한 과정은 멘토링을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해서 멘토들이 가져야 하는 역량

이다.

“학생이 랑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은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럴 때 내

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학생에게 요한 사람 에 하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진짜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1, 2015. 06. 04)

“ 는 과외경험도 없고 남을 가르치는 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도 같이하

고 상담도 하잖아요. 나도 성 을 올려  수 있고 그 친구와 상담 비슷하게 형

식은 아니지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친구를 활발하게 도와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분 좋아요.” (연구참여자 9, 2015. 06. 24)

“어쩌면 내가 단지 지식 인 것 가르쳐주고 사회의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사람과 사람사이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

로 느끼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 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

자 14, 2015. 08. 26)

한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학생에게 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인식되어질 

때 자신의 멘토링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연구참여자 9는 

비사범  학생으로 과외경험도 없고 남을 가르쳐 본 경험도 없는 자신이 멘티

와 같이 멘토링을 하여 멘티의 성 이 향상되고 멘티가 활발하게 바 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14는 자신이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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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멘티와의 계를 지속 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 다. 이와 같이 멘토링

에 이러한 만족감이 없다면 멘토는 항상 자신의 멘토링 활동에 의구심을 가지

거나 자신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멘토들이 자신의 멘토링에 만족하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멘토링에 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이는 곧 멘티에

게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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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다문화가정 학생 만나기

-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이해

다문화학생을 

만나는 기회

멘토의 

성취 활용

- 교사의 자질 함양

- 교수 스킬 향상
비교사의 경험

- 상호작용하는 방법 터득

-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마음

-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계 형성하는 방법

- 잊었던 지식 되살아남

-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지식함양 
다양한 지식 함양

- 감사하는 마음이 생김

-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정 인 성격 변화

<표 Ⅳ-11> ‘멘토의 성취 활용’에 한 개념과 범주

3. 멘토링 실시 후 단계

3.1. 멘토의 성취 활용

사회  실천에 성취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  실천을 할까라는 의문

이 들곤 한다. 사회  실천을 통한 성취감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뿐

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Aristoteles는 실천은 활동 속에

서 성취되고 있는 목 이 있다고 하 다. 즉 실천이란 인간의 실천하는 과정 속

에서 목 이 성취되는 것을 말한다(고인규‧최지연, 2012: 129-130). 그러므로 멘

토들의 성취는 멘토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이에 한 구체 인 범주

는 다문화학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경험을 

하 으며 멘토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계 형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

었다.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멘토의 성격의 변

화로 정 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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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학생을 만나는 기회

멘토가 다문화멘토링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경험은 다문화학생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말로만 듣거나 미디어를 통하여 

하고 있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직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들의 어

려움과 이들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단 과외랑 차원이 다른 게 희는 다문화멘토링이란 것이 그 학생의 성 을 

올려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학생이 응을 잘하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큰 개념으로 멀리 라보는 개념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확실히 다른 곳

에서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깐 학원이나 과외에서 그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깐 

그런 에서 멘토가 충분히 배우고 계획 같은 것에서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11, 2015. 07. 14)

“다문화가정 학생을 처할 수 능력이나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다른 다문화 가정 친구를 만나거

나 다른 멘티 친구를 만나다라도 한테 속애기를 방 털어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사회 으로도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테 상담을 해주면 들어주고 해결해  수 있는 사람7

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연구참여자 14, 2015. 06. 17)

학생인 멘토들은 다른 교육 사나 과외지도와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

다. 연구참여자 11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면서 학생의 성  올리는 것에만 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지식 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 인 면까지 지도

하면서 멘토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 다. 한 연구참여자 14 같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들에 한 상담스킬을 알게 

되었다. 이 게 멘토들은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나거나, 사회 으로 약자

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거부감 없이 어떻게 계를 맺고 신

뢰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한 방법을 배우고 이를 멘토링 활동에 활용하 다.

“ 는 내가 조 이라도 도움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 어요. 과외도 경험도 

없고 남을 가르치는 것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도 같이하고 상담도 하잖아

요. 나도 성 도 올려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상담 비슷하게 형식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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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친구도 활발하게 할 수 있구나.” (연구참여자 9, 2015.

07. 19)

“무슨 일이든 경험을 통하여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

요. 어떤 가치이든 이런 데는 이런 거, 생각을 정립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가치 을 형성하는데 계속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2015. 08. 13)

연구참여자 9는 자신이 도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조그만 힘이 한 사람을 변화 시킬 수 있으며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 다. 한 연구참여자 13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가 조  변화하 으며 이러한 경험은 가치 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에서 사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멘토링

에 참여한 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사활동에 한 자신의 가치 이 변화

하고 있었다.

2) 비교사의 경험

멘토들은 자신이 교수자로서 경험을 하 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은 멘토

들에게 교수에 한 자신감과 교수법에 한 스킬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비사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사범  학생과 비사범  학

생이 혼성되어 있으나 이들 모두 비교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하 다.

“교사로서 실제 교육 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 그런 걸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2015. 06. 04)

“제가 교사가 되기 해서도 고쳐야 할 것으로 많이 생각한 것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  다가가는 것이나 만났을 때 말을 거는 것 정말 못해요. 항상 좀 

이기 인 것이지만 먼  말을 걸어주길 바라고. 어 되었건 멘티를 만나러 가

면 제가 주도 으로 말을 물어보고 말을 이끌어내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

건 보단 나아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2015. 05. 28)

연구참여자 1은 교사로서 가져야하는 마음가짐을 멘토링을 통하여 배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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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연구참여자 18은 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들이 갖추어지는 기분이라

고 하 다.

“개인 으로 교사가 꿈이기 때문에 그 멘토링 경험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제

가 수업을 구상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

으로도 멘티를 통해서 도 밝아지고 극 이었던 것이 개인 으로 좋았다

고 하 다.”(연구참여자 2, 2015. 08. 20)

“교생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면 학생이 재미있어 하겠다 이런 생

각이 들면서 교생실습을 미리 경험한 것 같고 교사라는 직업에서 경험해야 하

는 교수경험을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2015. 08. 13)

이 게 멘토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미리 경험해 보았다. 연구참여자 2는 교생

실습을 가기 에 학생을 가르쳐 보았으며 연구참여자 12는 자신들이 배운 방

법들이 장에서는 모두 용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들은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의 교사 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의 구성에 해 모경환

(2010)은 비교사들이 자신의 문화와 가정에 한 비  능력을 신장하고 문

화 으로 다양한 집단을 이해하며 효과 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호문화 능력을 

증진하며 다양한 학습자에 한 심과 지식, 교수법을 탐색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 다.

“수업형태의 제한이 없으니까 화를 통해서 어공부를 하는 것도 해보고 체

험활동을 통해서 멘티에게 설명해주고 박물  같은데서 쉽게 설명해주고 그러

다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방법을 재미있어 하고 가르칠 때 이런 것들

이 효과 이고 그런 것이 잡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2015. 06. 17)

“말 그 로 학생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니까 미래에 사회교사로 나갔을 때 분명

히 학교가면 별별 애들이 다 있는데 이런 애들도 특이한 이스에 속하니깐 이

런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 학생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면서 나 에 희가 사회교

사가 되었을 때 그런 거에 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2, 2015.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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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2는 다양한 방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어떤 방

법으로 학생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2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특수한 이스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멘

토들은 다문화멘토링의 장 이 특별한 수업형태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어공부

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가

르칠 때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을 가르쳐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이 듯 

멘토인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양한 교수경험들을 하고 있었다.

3) 계 형성하는 방법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다. 계형성에는 의사

소통이나 상 방을 존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가 형성된다. 멘토링에 참

여한 학생들도 멘토링을 통하여 사람과의 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계형성이 사회생활에 얼마만큼 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수자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게 되었다.

“멘토링을 통하여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문화에 해서 간 으로 듣

고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에 있어 문화를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던 다문화에 한 통

념들과 다르다고 많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었을 때 교사로서 그 로 용하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가치를 배우게 되

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2015. 08. 20)

“ 는 약간 애한테 하다보면 제일 많이 바  건 말조심하고 들어주는 것 도 

집에서 막내다 보니깐 집에 가면 아빠도 말이 없는 편이고 엄마도 없는 편이고 

언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집에 오면 많이 안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주로 제가 말을 하는데 멘토링에서는 만나면 들어주는 걸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18, 2015. 05. 28)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멘토링이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1은 이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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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하는지,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해 통념삼아 쓰고 있는 말들도 조심

스러울 때가 있었다. 특히 멘토링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의 상황이나 환경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라포형성이 완 히 이루어졌어도 멘토들은 항상 조심

스럽게 근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18의 경우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멘티의 말을 많이 들어주었다. 주로 멘티가 자신을 만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화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때로는 멘토들이 자신의 성격과 다르게 

멘토링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애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과 훨씬 가까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

가 극 으로 다가니까 방 친해 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멘토링을 

하면서 인간 계를 맺는 방법에 해서 많이 배웠고 나 스스로도 좀 밝아지고 

극 이게 된 것이 에게 좋은 향을 주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2015. 06. 17)

“약속을 해주시는 만큼 나는 약속에 해서 부흥을 못했을 때 신뢰가 형성을 

못하는 것과 사회와 다를 것이 없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2015. 08. 26)

“멘티를 소통했을 때, 소통하는 방식이 바 지 않았나, 계 맺는 방식, 이야기

할 때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어야하고 제가 어릴 때는 소심해서 사람 을 잘 

못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상 방의 얼굴을 보고 귀기우려 

들어주고 멘티를 3번 이상 만나니까 습 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6, 2015.

08. 04)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극 으로 다가가니까 멘티와 쉽게 친해질 수 있었

으며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극 이고 밝아졌다. 연구참여자 4는 약속을 지키

지 못할 때 신뢰가 깨지고 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이는 자신이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연구참여자 16은 멘토링을 통하여 소통하는 방식이나 계 맺는 방식, 들어주는 

습 들이 생겼다고 하 으며 멘티를 통하여 사람과 을 마주치게 되었다. 멘토

링을 통하여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멘토들이 사람들과 계 맺는 법을 배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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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 다. 멘티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말에 귀 기

울이는 법도 배우고 소극 인 자신이 멘티를 만나면서 먼  말을 붙이는 등 성

격의 변화도 이루었다. 한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작은 사회경험을 할 수 

있었다.

4) 다양한 지식 함양

멘토링은 멘티에게 멘토가 가진 지식을 달할 때가 많다. 특히 학습 인 측

면에서 멘티에게 가르치려면 미리 습을 하여 수업을 비하고 간다던지 역사

와 지리 인 맥락을 미리 살펴보고 멘토링을 시작할 때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멘토들은 잊었던 지식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새로운 상식들을 쌓아가기도 한다.

“다문화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지  학생한테 과학을 가르치는데  1 과학을 

보는데 새로운 거 요. 그러면서 평소 모르는 상식이 쌓인다는 것 그래서 가끔 

놀라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의 지식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2015. 08. 20)

“ 학교 마지막 기 인 수학을 가르치는데 삼각비의 공식들이 헷갈리고 기억 

안나고 하는데 멘티를 가르쳐야하니까 미리 습하기도 하고 그 에 배웠던 것 

기억도 하고,  어를 오해 안하면 쉬운 단어도 까먹는데 멘티를 가르쳐주면 

훨씬 기억도 잘나고 기 에 해서 많이 깨닫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연

구참여자 2, 2015. 08. 25)

다문화멘토링을 하면서 멘토들은 자신들이 지식이나 상식이 풍부해졌다. 연구

참여자 1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잊고 있었던 과학이, 연구참여자 2는 수학 

공식이나 쉬운 어 단어들을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면을 살펴

볼 때 멘토링이 멘토에게도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자신

이 하고자 하는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제가 식품 양학과를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할 때 멘토링

하는 것이 도움이 되요.” (연구참여자 1, 2015.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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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무사가 되고 싶은데 멘토링하면서 인간 계에 해서 배우게 되었고 

노동 쪽에 련하여 일하고 싶고 그쪽 가서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소외받고 우 잘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 일하고 싶어

요.” (연구참여자 9, 2015. 07. 19)

“ 의 원래 꿈이 컨설턴트인데 어떤 컨설턴트이냐면 진로 컨선턴트 는데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1,

2015. 07. 14)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은 멘토들에게 자신의 하고 싶은 공부에도 도움을 주

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부 공을 하면서 멘티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들을 

많이 써먹기도 하 고 연구참여자 9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해 미리 상담기술

들을 배운 기분이었다. 연구참여자 11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멘토링을 목

시켜서 활용해 보았다. 이 듯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형태로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도움은 자신의 사회생활에 작

은 경험으로 경험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 다.

5) 정 인 성격 변화

멘토링은 많은 멘토들의 성격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자신이 지 까지 가지고 

있던 성격이 멘토링을 주체 으로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상황의 멘티들을 변

화시키는 과정에서 정 으로 변화되었다. 멘토들은 자신들이 극 인 성격과 

정 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에 좋은 반응을 보 다.

“ 는 멘티랑 친해지고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도 같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외향 이고 극 인 성격은 아니었는데 일 일로 멘토

링을 하면서 제가 이끌어 가는 것이 많잖아요. 멘티가 한테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먼  극 으로 나서서 하고 멘티가 확실히 어리니까 밝고 명랑

하고 그러니까 자꾸 에서 보고 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밝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0)

“제가 개 좀 세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막내여서 구를 챙기고 하는 것을 

못했는데 제 성격상 덤벙덤벙 하기도 하고 제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이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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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니깐 교사로서 자질이나 더 책임감 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5, 2015. 07. 13)

이와 같이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의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참

여자 5는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이 더욱 세심해졌으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멘티와 활동하면서 자신이 밝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향 이고 극 이던 성격이 아니었던 멘토가 멘티를 통하여 자

신이 극 인 성격으로 변하 다. 멘티가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극 으로 행

동하거나 밝은 표정을 지었을 때 멘티의 성격도 변화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성격이 변화되는 결과를 래하 다.

“ 는 멘토링 활동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해피해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하자는 걸 하고 좋아하는 걸 하고 조  더 웃으려하고 그런 게 교사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7, 2015. 09. 30)

“멘티들이 멘토링을 신청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권유로 많이 하기 때문에 는 

멘토링이 즐겁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압 으로 

한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건데 멘토링을 할 이

유가 없죠. 멘토링의 기본은 즐겁게 즐거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5, 2015. 07. 26)

연구참여자 7는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멘티가 좋아하는 것을 하여 많이 웃으

려할 때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여 그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 다.  연

구참여자 15 역시 멘토링을 자발 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멘토링이 

즐겁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 다. 따라서 이들은 멘토링을 즐거운 마음

으로 할 때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는 원래 밖에 잘 안 나가고 소심한 성격인데 멘티에게 학교선생님이 아니라 

친한 언니가 되니까  멘티의 성격도 잘 알고 멘티와 일 일하다보니까 자연

으로 멘토링 할 때는 자연 으로 제 성격이 변하게 되었어요. 좀 더 좋은 모

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정 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 성격이 

조 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2015.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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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막내여서 구를 챙기고 하는 것을 못했는데 제 성격상 덤벙덤벙하기도 

하고 제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멘티 학생이 따라오니깐 멘토로서 자질이

나 책임감이 더 있어지고 제 성격도 좀 변화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연구참여

자 18, 2015. 05. 28)

연구참여자 12는 멘토링이 일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멘티에게 좋은 모습

과 정 인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 으로 자신의 성격

이 변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8은 막내라 구를 챙겨주지 못하던 자신이 교

사로서 모범을 보이다보니 성격도 변했다. 이 게 멘토링을 통하여 멘토들은 자

신의 성격이나 인성들이 정 이고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남을 가르친

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159 -

개념 하 범주 범주

- 멘티가 먼  다가옴

- 멘티가 나에게 의지함
마음 문을 여는 멘티

멘티의 변화 확인

- 친구와 잘 어울림

- 성 이 오름

- 한국어 능숙해짐

멘티의 학교생활 변화

- 멘티 부모가 감사를 표함

- 멘티의 편지와 선물에 감동

고마워하는 

멘티부모와 멘티

<표 Ⅳ-12> ‘멘티의 변화 확인’에 한 개념과 범주 

3.2. 멘티의 변화 확인

멘토들은 멘티의 변화에서 오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에 의해 멘티들이 변화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멘티의 변화는 멘

토링을 하는데 충분한 활력을 불어 넣었다. 멘티의 변화를 확인하는 범주는 마

음의 문을 여는 멘티와 멘티의 학교생활 변화, 멘토에게 고마워하는 멘티의 부

모와 멘티로 나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12>와 같이 나타났다.

1) 마음 문을 여는 멘티

멘토링을 통해서 멘티들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멘티들의 변화

를 보며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행복감을 느 다. 처음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에게 소극 인 반응을 보여 힘들었었던 멘토들이 멘토링을 통하여 극

으로 변하 다.

“꾸 히 처음부터 지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멘티가 화를 할 때 먼  연락

도 오고 처음에 네 아니요 이 게 가득 했던 화들이 이모티콘들로 살갑게 

하면서 아 이 얘가 나를 닮아가나 이런 생각도 들은 이 있었고 처음에는 자

기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먼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는 먼  

애기할거나 궁 한 것이 생기면 먼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학생의 성격이 소

심한 것에서 극 으로 바 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 14, 2015.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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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가 ‘네 아니요 싫어요’ 아니면 침묵 네 개밖에 안했는데 그래도 여러번 일

주일에 어떻게 하든 만나보려 해서 학업은 거의 안하고 이야기를 거의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깐 ‘아 요 빠져요  조퇴해요’ 라고 문자를 해요. 원래는 

만 일방 으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제가 가는 날인데 집에 가면  집에 간

다고 답장도 하는 조 씩 변화하는 것이 있고 제가 말을 걸고 하니깐 이야기도 

조 씩 하니깐 그런 것 보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어  되었건 한테 이야

기 할 것이 생긴 것이니깐 그런 변화에 기분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18, 2015. 07. 13)

처음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 멘티의 반응에 해 앞에서도 설명하 다. 네, 아

니요 밖에 안하던 멘티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4는 멘티가 바 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 다. 멘티가 먼

 물어보기도 하고 극 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18 역시 멘티가 조 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으며 학교 선

생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해낸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있었다. 멘티의 

변화는 멘토에게 많은 희망과 잘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한다. 한 멘토를 

의지하려는 멘티를 보며 멘토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는 멘티가 캠 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보낸 이 있어서 부모님께 허락

을 맡고 잘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딱 처음으로 멘티랑 캠  끝나고서 

헤어지고 나서 먼  처음으로 선생님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때부터 먼  

카톡을 하거나 속 얘기를 털어놓는 그런 것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선생님 사

랑해요, 좋아해요, 이런 애정표 도 바로 해주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 는 그 학생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에게 많이 

의지를 하려고 하고 많이 신뢰도를 보여  때 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연

구참여자 17, 2015. 07. 16)

이 게 연구참여자들은 멘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멘토들은 자신들이 가

장 보람되고 행복하 다.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을 염려해주고 애정표 을 해주게 

되는 멘티를 보면서 시울을 붉히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 17은 학생이 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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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 다. 이와 같이 멘토들의 열정에 멘티들은 변해가

고 있었다. 이것이 멘토링이 가지는 목표이며 그 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다문화시 를 살고 있는 학생들은 지구 인 공공

성과 형평성을 우리 사회 내의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일반학생들이 교류함으로

써 생각해야 한다(박선 , 2009).

2) 멘티의 학교생활 변화

소극 이고 자신감 없던 멘티들은 멘토들의 극 인 지지와 지원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것에 반응이 없던 멘티들이 멘토를 

의지하고 멘토링 활동에 극 참여하 다.

“처음에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랑 끝날 때 쯤에는 얘들이랑 어울

리고 말하고 애들이랑 가는 걸 싫어하고 안 갔는데 둘이가자 하면 갔어요. 여

름방학 끝날 때쯤에 친구가 에버랜드를 가자고 했는데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0, 2015. 07. 26)

“ 는 친구가 하도 소극 이어서 심지어 학교 체험활동도 자기는 안 간다고 했

는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간다고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같이하면 하

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먼  하자고 하고 학교에서도 극 으로 달라

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2015. 06. 12)

연구참여자 10은 멘티가 친구와 사귀지 못해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신

이 친구사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더니 친구를 만들어 같이 놀러간 것을 보

고 멘티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5는 소극 이던 멘티

가 라포가 형성되고 멘토링이 진행 될수록 더 극 으로 다가오고 변해가는 

멘티를 바라보면서 매우 만족하 다. 멘토들은 멘티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흐

뭇하 다. 한 멘티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학습향상을 이루게 되었다.

“제 멘티는 어를 많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 주로 주니 성 도 40

도 올라가고 사실 그것도 하나의  믿는 계기가 된 것 같은 게 멘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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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것도 는 게 있었는데 어 성  오른 걸 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제 멘티는 시험 날에만 공부를 했데요. 그래서 거의 망하고 그랬는데 랑 

하고 나서 일주일 부터 집에서 책상에서 펴놓고 공부를 했데요. 역사가 30

에서 오른 거 요. 80몇 까지. 그래서 정말 뿌듯했어요.”(연구참여자 3, 2015.

08. 25)

연구참여자 3은 멘티가 이 에는 공부하는 습 형성이 안되어 있어 시험 날

에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지만 자신과 멘토링을 꾸 히 하면서 성 이 폭 

올랐다. 이러한 상에 해 멘티도 매우 만족하 다. 연구참여자 14 역시 멘티

의 어성 이 올라갔다고 하 으며 이처럼 멘티들의 성 이 오르는 것은 멘토

링 활동의 보람 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는 작년 멘티와 SNS를 아직도 해요 근데 항상 엄청 엉망으로 올라오거든요 

겨울방학 지나서 딱 봤는데 2문장 정도가 올라왔는데 맞춤법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보는데 괜히 무 뿌듯한 거 요. 내가 진짜 맞춤

법 하나하나 가르쳐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설문지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이

거 한번 써 라 첫 시간에 만들어서 제일 좋아 하는것이 무엇이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가서 줬는데 그걸 썼는데 맞춤법이 

무 다 틀린 거 요. 하나하나 읽어보게 하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맞춤법을 

이 게 써서 고쳐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고쳐졌거든요.”

(연구참여자 17, 2015. 07. 16)

멘티들 에는 도입국학생들이 한 실력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공

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17의 경우는 도입국학생이라 한

이 매우 부족한 멘티 는데 완벽하게 한국어 문장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 다. 자신이 매일 시험보고 체크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멘티의 문장을 

수정하고 멘티가 한국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지도한 결과 멘토 

자신도 놀랐다고 하 다. 이 게 멘토들이 멘티에게 학습 인 멘토링은 멘티들

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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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마워하는 멘티부모와 멘티 

멘토들은 멘티의 부모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들을 때가 있었다. 멘티의 부모들

은 멘토링을 통하여 자녀들이 밝아지거나 학습이 향상된 것이 멘토링 덕분이며 

멘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 다.

“멘토링 끝나고서 멘티부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멘

티 어머니께서 진짜 집 애가 말이 많아졌다고 밝아진 게 오랜만이었다고 아 내

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향도 크고 받는 향도 크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쉽게 하는 것도 향을 주겠다 그 게 생각하니까 

정 이고 밝아지고 그런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5)

“멘티의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 감사하다면서 학생이 멘토링하면서 

무 밝아지고 선생님을 많아 따르는 것 같아 무 좋다고요. 학생이 친구도 

많이 생겨 학교생활도 잘한다는 거 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하루는 멘티의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멘티가 성 도 오르고 밝아지고 학

교를 잘 다니게 되어 고맙다고 하시는 거 요.  크게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어머님의 화를 받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3, 2015. 06. 08)

이 게 멘토들은 멘티의 부모에게서 칭찬을 들으면 더욱 힘이 났다. 연구참여

자 2는 멘티가 말이 많아지고 극 으로 변하 다고 하 으며 이럴 때 ‘자신이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참여자 6은 멘티 엄마가 연락이 와서 

무 고맙다고 하 을 때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연구참여자 

13 역시 멘티 부모의 화를 받고 더 열심히 멘토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한 멘토들은 멘티에게서 선물이나 편지를 받기도 하 다.

“ 는 생일선물을 받았어요. 두 자매가 생일 선물을 만들어주었거든요. 선물 챙

겨주는데 뭉클하더라고요. 흘려가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가져왔지? 작은 것 

하나 콜릿 하나 고마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생각나서 사왔다고 하는 것도 

고맙고.” (연구참여자 5, 201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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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게 계속 만날 것이지만 딱 결과물을 내는 과정에서는 오늘이 마지

막 날이야 라고 한 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맛있는 것 먹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무 아쉬우니까 멘티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버스 타는 거 다 보고 했는데 도 데려다주고 버스를 탔는데 연락이 오더라고

요. 선생님쇼핑백 안에 편지 넣어놨어요. 이러는 거 요, 쇼핑백을 보는데 편지

가 있는 거 요. 이 친구가 소극 이고 부끄럼을 많이 타는 친구라 해주지 

못하고 넣어놓은 거 요. 선생님이랑 멘티가 워낙 소극 이여서 원래 마음을 

담아두는 말을 못하는 친구를 느 던 게 선생님이랑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물이 나와서 울었다. 이런 말을 보면서 되게 찡하더라고요. 멘티가 나를 배려해

주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다 못 해서 편지를 썼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 (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이 게 멘토들은 멘티의 편지와 선물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5는 멘티 자매들

에게 생일선물을 받고 감동받았다. 자신이 무조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 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멘티들이 견하고 고맙웠다. 연구참여자 14는 

멘토링 마지막 날 자신에게 편지를 써  멘티를 보면서 물이 핑 돌았다고 하

다. 이 게 마음의 문을 열고 멘토를 생각해주는 멘티들의 마음이 달될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멘토링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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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끝까지 라포형성이 안된 멘토

- 멘티에게 상처받은 멘토
더하고 싶지 않은 멘토링

멘토링 재결정
- 경험이 있다는 자신감

- 매력 있는 다문화멘토링

다시하면 잘할 것 

같은 멘토링

<표 Ⅳ-13> ‘멘토링 재결정’에 한 개념과 범주

3.3. 멘토링 재결정

멘토링을 종료한 학생들은 멘토링에 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멘토

링을  시작할 것인지 여기서 머물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다. 다문화멘토링

을 통하여 많은 성취를 하고 보람을 느낀 학생들은 다시 다문화멘토링에 지

원하지만 멘티와의 계가 끝까지 좋지 않았던 멘토들은 한 번의 멘토링으로 

그냥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13>와 같이 나타났다.

1) 더 하고 싶지 않은 멘토링

멘토링을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멘티와 멘토링이 끝날 때까지 라포형성이 

안될 때가 있다. 이럴 때 멘토는 좌 을 하게 된다.  라포형성이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끝까지 멘티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멘티 때문에 멘토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

“ 는 작년에 했던 친구랑 끝날 때까지 안 친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을 만났잖

아요. 근데 그 게 많이 만났는데도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

성상 놀러가고 많이 하잖아요. 놀러를 많이 갔는데도 연락하면은 연락이 자주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작년에 되게 거리감을 느 어요.” (연구참여자 4, 2015.

07. 03)

“ 는 작년에 끝까지 라포형성이 안되었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

기도 하고 도 멘토링이 무 하기 싫은 거 요.”(연구참여자 7, 2015.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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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4는 비사범  학생으로 멘토링 기 교직과목을 들어본 것도 아

니어서 자신이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해야 하는지 몰랐을 때 힘들었다. 이런 

상을 보았을 때 멘토들에 한 교육이 매우 요하며 멘토 교육을 통하여 이들

에게 최소한의 교수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연

구참여자 7은 멘토들은 멘토링이 끝날때까지도 멘티와 라포가 형성되지 않아 

마지막까지 멘토링을 하는데 힘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보았을 때 멘티와의 라포

형성이 얼마나 요하고 멘토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려웠던 것은 기에 방향을 못 잡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나 더 힘들었

던 건 멘토와 소통이 안 되어 계속 펑크나고 멘티가 를 피해 다니고 빨리 멘

토링이 끝났으면 할 때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9, 2015. 06. 24)

“멘토링이 멘토랑 멘티가 죽이 맞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발

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때는 그 사정에 따라서 그 시간을 못 채우게 되는데 

멘토링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채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무 스트 스로 

다가와요.” (연구참여자 15, 2015. 07. 26)

 연구참여자 9는 비사범  학생으로 기 멘토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이끌

어갈지가 고민스러웠지만 멘티와 소통이 안 될 때 멘토링을 그만두고 싶었다.

재 연구참여자 9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멘토링을 포기한 상태이다.  연구참

여자 15는 멘토링에서 멘티와 소통이 어려워 멘토링 시간을 채울 수 없을 때,

운 진에서는 계속 시간에 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멘티가 도와주지 않을 때 

멘토링을 단하고 싶다고 하 다. 연구참여자 15의 경우는 작년 120시간 목표

를 가지고 하 으나 50시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멘토 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멘티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멘토링 운 진에게는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

러한 경험을 한 멘토들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기억 밖에 없기 때문

에 다시 멘토링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러한 를 볼 때 멘토의 

교육은 매우 요함을 다시 인식하며  경험이 없는 멘토에게 교육에 한 

기본지식이나 멘토 교육, 매뉴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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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하면 잘할 것 같은 멘토링

첫 멘토링에서는 경험이 없고 멘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랐지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다문화멘토링에 한 특성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다시 멘토링을 진행한다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그럴때 멘토들은 다시 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이런 걸 학에서 다문화멘토링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무 감사하고 멘

티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이 게 1년 동안 사 기회가 없었다면 이

게 꾸 히 하는 것이 없었을 것 같고 그게 좋았으니깐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6,

2015. 06. 22)

“ 에게 성취감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년은 했을 것 같은

데. 는 간에 바 고 이런 거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멘토링을 하는데 계속 하고 싶어요. 멘티가 변화되는 것도 재미있고 에

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2015. 09.

30)

멘토들은 멘토링을 계속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에 

한 특성을 알게 되고 멘토링을 통하여 멘티는 물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좋

았다. 연구참여자 6은 사기회를 주는 학기 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멘티를 만나게 되어 감사했다. 같은 멘티에게 2년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

며 맨티가 멘토에게  같이 하고 싶다고 하여 멘토가 신청하 다. 재 멘토링 

운 진에서는 같은 멘티와 멘토링을 진행하고 싶다고 신청조건에 어주면 

부분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멘토링에 있어 긴 시간 

같이 멘토가 지지가호 지원하는 것이 큰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7

은 멘토링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 다면 멘토링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하 다. 이런 성취감은 멘토링을 하는데 가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처음엔 멘토링을 뭣도 모르고 했거든요. 사범 생이니까 해야 한다고 해서 했



- 168 -

는데 다음 연도에 계속 그 친구를 한다면 그 친구에 해 잘 알기도 하고 무엇

을 해야겠구나 구체 인 계획도 생기고 다문화에 해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멘토링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잘 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2015.

07. 13)

“ 는 작년에 경험이 없어서 멘티 말을 다 들어주웠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

다고 하면 캔슬하고 일  끝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어

요. 끝날 때 쯤 늦으면 선생님이 곤란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을 해 달라 이

런 식으로 명령조로 얘기했더니 그 이후로 어들었어요. 다시 할 때는 다 들

어주기보다 좀 잡아주고 그 게 멘티에게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2015. 06. 12)

연구참여자 5는 다문화멘토링을 3년째 하고 있는 멘토이다. 처음에는 멘토링

의 의미도 모르고 사범  학생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으나 멘토링의 매력에 빠

지게 되면서 계속 하게 되었다. 이제는 다문화멘토링에서 계획은 어떻게 짜야하

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잘 알아서 더 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5는 

작년에 처음 멘토링을 하여 멘티에게 맞추어 주다보니 많은 에서 힘들었었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강하게 멘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새롭게 멘토

링을 하게 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이 게 멘토들의 멘토링 경

험에 따라 멘토링을 다시 참여하기도 하고 단하기도 한다. 이 게 모든 경험

은 많은 것을 습득하게하고 습득한 경험들은 몸으로 체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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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

- 다문화가정 학생을 이해

다문화에 한 

인식 변화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멘토링 홍보- 다문화멘토링에 한 생각변화

- 주변에 다문화멘토링 홍보

다문화멘토링 

홍보

<표 Ⅳ-14>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멘토링 홍보’에 한 개념과 범주

3.4.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멘토링 홍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다문화에 인식이 높아지고 다문화 인 역량

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다문화멘토링에 한 홍보를 시작하고 주 에 다문화에 

한 편견을 깨지게 하 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다문화에 한 인식의 변화와 다문화멘토링 홍보로 하 범주를 나 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Ⅳ-14>와 같다.

1)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문화에 한 인식이 가장 먼  변화되

게 되었다. 개인 으로는 다문화감수성이 증가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다문화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문화가 특이하고 여기에 해서 알아

야한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어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문화

멘토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질 으로 다문화멘토링에게 다

르지 않으며 이 게 별개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다르다는 것 아닐까 생

각을 해봤어요.” (연구참여자 4, 2015. 08. 26)

“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에 한 개념도 바 었고 멘티에 한 시각도 많이 변

했고요. 그리고 약속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8, 2015. 06. 29)

“제가 다문화가정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친구

도 장애인 사를 하고 있는데 길가다가 장애인 만났을 때 다른 사람하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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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거든요. 도 그 게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6, 2015. 06. 10)

연구참여자 4는 일반시민들이 다문화에 한 인식이 바 어야 한다고 생각하

다. 다문화를 따로 나 다는 것부터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

화를 따로 떼어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8 역시 

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에 한 개념이 많이 바 고 멘티를 보는 시각이 바

었다. 연구참여자 16은 멘토링을 경험해보면서 다문화인을 만날 때 자신의 생각

이나 반응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 다. 이 듯 다양한 경험은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을 가지게 한다.

“멘토링을 통해서 그 학생의 배경이나 사정이나 고민 같은 것을 더 볼 수 있

었고 는 나아가서 캠 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게 배경지식이 많아진 느낌

이었어요. 나 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만나거나 혹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연

구참여자 2, 2015. 08. 20)

“진짜로 다문화 탈북 학생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듯이 해소하기 해 시

작 했는데 해보니깐 한국학생이랑 다르지 않다 그건 정말 선입견이고 응을 

잘 하는 학생도 많고 부모님도 약간 가정불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선입견들이 탈북 학생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 어요.” (연구참여자 11,

2015. 07. 14)

“다문화 학생이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친구들과 이런 문제 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에 제가 교사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많이 고민을 해 본 것 같기도 하고  다문화 학생이 아니라 그냥 

멘토링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과 신뢰 계를 쌓을 때 내가 이런식으로 이 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2015. 06. 17)

멘토들의 가장 큰 변화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시각이 변하 다. 연구참여

자 2는 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배경이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다문

화에 한 배경지식이 많아진 것 같았다. 연구참여자 11은 자신이 가졌던 선입

견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4은 



- 171 -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가 

꿈인 그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멘토링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다. 이 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생각에 변화를 일

으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편견이 많이 깨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이 다문

화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한 멘토링을 한 멘토

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한 편견이 감소되었다.

“이런 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잘 살게 하기 해서는 이런 학생을 교육

하는 것도 요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 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비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다르지 않아요. 비 다문화가정 다른 

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사회가 비다문화가정 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라고 

칭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다른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라는 인식이 없어질 때

까지 다문화라는 인식이 허물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 1, 2015. 07. 15)

“다른 학생이 다문화자리에서 교류를 하는 자리가 있었 요. 다문화멘토링을 

한 학생들은 다문화에 한 오해하는 학생들에게 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문화에 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해 설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연구참여자 18, 2015.

07. 13)

연구참여자 1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잘살게 하기 해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

지만 실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 게 하는 것이 요하다. 한 다

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이 다르지 않다고 하며 다문화멘토링은 사

회의 다문화라는 인식이 없어질 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 다. 한 연구참

여자 18은 다문화멘토링을 한 후 다문화에 한 편견에 해 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의 목표 에는 학생들을 통하여 다문화

인식의 확산시키는 것이다(한국장학재단, 2015). 즉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에 한 간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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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멘토링 홍보

멘토링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특별한 목  없이 참여

하 으나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많은 가치가 변화되게 되어 다문화멘토

링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 다. 한 멘토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통하여  다

문화멘토링에 하여 홍보하 다.

“ 도 기숙사에 사는데 올해 방에 사는 형 자공학 형에게도 지원하라고 하고 

일본어학과 동생들한테 지원하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구요. 는 해

으로서 꼭 해 라 하는데 국제 통상 뿐만 아니라 교육과 말고 많이 추천을 해

주고 있는 편이라.” (연구참여자 11, 2015. 06. 17)

“ 는 멘토링을 하면서 되게 좋아서 동기들한테 자랑을 하고 그랬거든요. 다음

에 지원할 때 희 과가 지원이 많이 하 어요. 친구들이 지원 기간이 언제이

냐고 한두 달 부터 계속 물어보고 그랬어요.”(연구참여자 14, 2015. 08. 26)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을 경험한 멘토들은 자신들이 나서서 다문화멘토링을 

홍보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1은 국제통상학과를 다니면서 처음 멘토링에 참

여하 으나 자신의 경험을 토 로 다른 친구들이 경험해보길 권하 다.  연구

참여자 14는 교육학과에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매우 은 수

지만 자신이 홍보한 덕분에 2015년에는 많은 수의 교육학과 학생들이 멘토링을 

지원하 다.

“ 희 학과는 와 친구가 유일하게 멘토링을 했는데 아 이거 개 좋은 거구

나 좋은 계를 맺을 수도 있고 좋은 시간도 될 수 있다.  실질 으로는 교

육시간도 들어오고 장학 도 들어오고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깐 친구들에게 

엄청 홍보했어요.” (연구참여자 4, 2015. 08. 26)

“제가 멘토링 다녀오면 이런 런 것들이 있고 이야기해주면 의아해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우리 멘티는 국 사람인데 말도 잘하고 나보다 한국말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 놀라요.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에 한 생각을 더 유연하게 가질 

수 있고 다문화학생에 한 그런 생각들을 바꾸게 해주는 것 같아  많이 홍

보하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12, 2015.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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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참여자 4 역시 어교육과로 2014년까지 어교육과에 2명의 멘토

가 참여하 으나 멘토들의 홍보로 인해 2015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경

쟁률을 높이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 12은 멘토링을 다녀온 후 자신의 지인들에

게 다문화멘토링에 하여 홍보하 다. 이런 상을 보았을 때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멘토들의 성취가 없으면 이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멘토

링은 여러가지 면에서 학생인 멘토들에게 정 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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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멘토링으로 사에 한 인식 변화

- 실천을 통한 보람된 일 찾기

사활동에 한 

가치변화

사 활동 

확

- 다른 사활동에 심을 가지게 됨

- 다른 사활동을 하게 됨

다른 사활동에 

심

-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

- 시민의식 함양하게 됨

사회활동으로 

역을 넓힘

<표 Ⅳ-15> ‘ 사활동 확 ’에 한 개념과 범주

3.5. 사활동 확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교육 사와 다문화멘토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 다.  사를 통하여 많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이 사회를 

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실천에 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하 범주를 실천에 한 가치변화와 사활동 역 넓힘으로 나 었다. 그 내용

은 다음 <표 Ⅳ-15>와 같이 나타났다.

1) 사에 한 가치변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사활동에 

한 생각이 변하 다. 처음에는 사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것이라

고 인식하고 하 다면 멘토링을 종료하고 난 후에 사에 한 자신의 가치가 

변화되었다.

“처음 멘토링을 할 때 교육 사가 필요해서 했고 두 번째 멘토링은 사활동을 

다 채웠는데 학생과 계에서의 만족감이 컸어요. 사활동이라는 것이 사를 

나를 한 만족감이지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일수도 있잖아요. 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나는 이런 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즐겁고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 나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  세 번째 하고 있는

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하고 싶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안해도 되

는데 더하고 싶은 활동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2015.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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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멘토링 시간 채우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데 다른 멘토링을 

해 보았지만 다문화멘토링은 호기심에 했었구 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거 해보고 싶고 그런 도움도 다 줘보고 싶고.... 사는 자기가 얻을 수 있

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치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를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2015. 06. 08)

연구참여자 1은 3년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사범  학생이다. 연구참여자

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사활동이 필요해서 하 다면 두 번째는 학생

과의 만족감에서 세 번째는 좋은 경험이어서 하 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1은 

멘토링을 지속 으로 참여하면서 다문화멘토링을 바라보는 이 바 게 되었

다. 연구참여자 13 역시 다문화멘토링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호기심에 

했었다면 멘토링을 통하여 사활동에 한 가치가 달라졌다고 하 다. 이와 같

이 다양한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양한 

을 가지게 되었다. 한 멘토링을 통해 자신에게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 활동을 해서 사회 으로 큰 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사회 

생활에 더 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멘토링에서만 본다면 멘티만 변화하는 것

이 아니라 도 변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희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어떤 

사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미치는 향이 있잖

아요. 그 사람이 로 인해 배울 수 있는 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0)

“고등학교 때는 스펙에 한 이라도 들어가게 하기 해서 멘토링을 했는데 

학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사를 찾아 멘토링을 하게 되었어요.  다문화멘

토링을 하게 되어 무 감사해요.” (연구참여자 3, 2015. 06. 05)

연구참여자 2는 멘토링이 사회생활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멘티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변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는 한 사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배울 이 많

다고 생각하 다. 연구참여자 3은 고등학생일 때에는 학을 오기 한 스펙으

로 사활동을 시작하 지만 지 은 학생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를 하

고 있어서 사 후에 느끼는 성취감은 훨씬 높았다. 한 멘토들은 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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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무슨 일이든 경험을 통하여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

요. 어떤 가치이든 이런 데는 이런 거, 생각을 정립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가치 을 형성하는데 계속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2015. 08. 13)

“멘토도 스펙 쌓기 돈 벌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학생에게 도움

이 되고 문화 으로 이 학생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우선 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멘티는 학교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공부 인 부분에서 

학생 언니오빠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이 언니와 여러가지 문화 인 것 해보

고 싶고 둘이 신뢰감 같은 것이 더 있어야 다문화멘토링에 의의가 있을 것 같

아요.” (연구참여자17, 2015. 07. 16)

연구참여자 13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다르다고 하 으며, 많은 경험

들이 쌓여서 가치 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 다. 연구참여

자 17은 다문화멘토링이 멘토의 스펙 쌓기나 돈 벌기 식으로 생각하여서 안 되

며 멘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 으로 하여야 한다. 한 멘티는 학교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인 멘토에게 도움을 받고 문화 인 활동을 하고 싶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다. 그러기 해서는 멘토와 멘티의 신뢰

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이 가진 가치가 변화되고 그 변화가 이사회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된

다면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2) 다른 사활동에 심

학생들은 사 역이 확 되기도 하 다. 사활동이란 실천을 맥락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공 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사활동을 차 확 하거나 확 하고자 하 다.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보다 제가 사회교육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생의 교

육 사에 심을 가지게 되요. 소모 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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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2015. 08. 25)

“ 사는 꾸 히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나 에 돈벌고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면 못할 것 같고 연속 으로 해서 내년에도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거

든 찾아서 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연구참여자 3은 교육 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연구참여자 6

은 사는 지속 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게 다문화멘토링을 

참여한 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다른 사활동으로 역을 넓히기도 하고 

 다른 사회활동으로 확장하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문화멘토링은 학생들

에게 사활동의 개념을 확장 시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 는 다른 역보다 다문화라는 역에서 좀 확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

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수 멘토 되고서 활동 역을 넓 보니까 오히려 다양

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  알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는 방학 때 

사를 많이 한 학교는 이태원의 보 라는 곳인데 거기는 다문화학생의 비 이 

많았어요. 이젠 오히려 좀 더 확장해서 큰 센터에 가서 해보고 싶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2, 2015. 08. 25)

“ 희 로젝트 있을 때 그 사람들 인터뷰한 도 있어요. 학교수업에서 다문

화학생들을 해서 교과서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인터뷰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문화에 한 특정교과서를 만드

는 건데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2015. 06. 29)

“기  같은데서 많은 사를 해보지만 연탄 사나 도시락배달 사를 하면 보

람이 되긴 하지만 직 으로 보여 지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만 직 으로 와 닿지 않는데 다문화멘토링은 학생이 변화하는 것이 보이고 

다른 사와 다르게 공을 살려 경험이 쌓이니깐 는 뿌듯함은 더 커서 는 

교육 사가 좋아요.” (연구참여자 17, 2015. 07. 16)

연구참여자 2는 다문화멘토링의 우수멘토로서 국 우수멘토들이 함께 사

단체에 지속 으로 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 등학교에서 다른 우수멘토와 

함께 많은 멘티들과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와 련하여 사 역을 넓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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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우수멘토란 한국장학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학에 의뢰하여 우

수멘토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멘토 에서 최우수멘토로 선정될 경우 해외 사

단체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8은 어교육과 멘

토로서 학교수업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한 교재 만드는데 참여하여 사

역을 넓혔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

고 하 다. 한 연구참여자 17은 연탄 사와 도시락 사를 하 다. 그러나 그러

한 사는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만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문화멘토

링은 자신의 성에 맞기도 하지만 멘티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 다. 이와 같이 멘토들은 다양하게 사활동을 넓히어 사를 하고 있었

다. 한 사활동에 한 멘토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 다.

“ 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보육원에서 얘들이랑 노는 거하고 싶었

거든요. 학교 때 신청했는데 번번이 떨어졌어요. 희 같은 은 사람들은 

방 그만두고 얘가 얘를 돌보느냐 하면서 다 퇴자를 맞았거든요. 제가 장기 으

로 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게 애기들 돌보면서 보육원에서 

장기 으로 사를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5, 2015. 07. 13)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청한 것은 사를 꾸 히 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떤 기

회가 되면 어떤 것이든 찾아서 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요즘은 야학노인

어르신 가르쳐 주는 것에 심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6, 2015. 07. 06)

한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활동을 하고 싶

어 하 다. 연구참여자 5는 보육원에서 학생들을 한 사를 장기 으로 하고 

싶다고 하 고 연구참여자 6은 야학에서 노인어르신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학생인 멘토들은 더욱 실천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 고 멘토링 경험은 사활동의 요성을 인지하여 다른 사활동

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활동으로 역 넓힘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사활동의 역을 넘어 다른 활동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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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활동을 확장하 다. 이 게 사활동들이 사회활동으로 확 되고 사회활동으

로 인해 건강한 시민의식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

람이 많은 사회일 것이다. 학생인 멘토들의 학생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사회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멘토링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 

해 길이 많이 가요. 학생회활동에도 심을 갖게 되고 확 들어나지 않지만 

길이 한 번 더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목소리 기부 로그램이 있어서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1, 2015. 08. 20)

“ 는 멘토링을 하고 난 후 지  공멘토단이라고 해서 희 학과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한 행사를 뛸 때 그거에 한 책임감이 다른 것 같아

요. 멘토링은 멘티 한명을 제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이니까. 책임감이 그게 다

르죠.” (연구참여자 8, 2015. 06. 29)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활에서 다른 역으로 활동을 넓히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 1은 다문화멘토링을 한 후 학업 인 것을 떠나 다른 활동에 

역을 넓히면서 학생회에도 심을 가지게 되고 최근 목소리 기부 로그램에 

참여하 다. 한 연구참여자 8은 자신의 학과 공멘토단으로 참여하면서 자신

의 학과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역으로 활동범 를 넓히고 있었다. 한 학교

를 넘어서 학교 밖으로 활동을 넓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한 활동을 하기도 

하 다.

“ 는 멘토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매주 다른 활동을 실천하러 나가요. 세월호로 매주 화문가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통일축제가 있어가지고 혜화역으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하게 되요. 몰랐을 때보다 하나라도 더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민

의식을 깨우쳐주고 싶어요. 거국 인 꿈의 목표,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국 수

에 들어 사는 학생들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따뜻한 시선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도 자기이익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7, 2015. 09. 30)

연구참여자 7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는 이 생기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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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다문화가정에 한 호기심

- 학생이 되면서 가치변화

-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 다문화수업을 듣고

- 교육 사나 장학  때문

다문화멘토링 

지원 동기
다문화 

멘토링 지원

-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

- 기쁨과 걱정이 앞섬

- 첫 만남 비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과 멘토의 감정

<표 Ⅳ-16> ‘다문화멘토링 실천 경험’에 한 개념과 범주

세월호와 통일축제 같은 것에 심을 가지게 되어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깨우쳐

주고 싶었다. 그는 보다 거시 인 활동으로 폭을 넓혔으며 자기이익 때문에 남

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다문화멘토링보면 멘토링 해본 사람이 계속하잖아요. 그런거 생각해보면 사

활동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잖아요. 주변사람들을 보고 멘토링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을 갖고 하니까 그 사회 내에서 필요한 공공선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성찰하고 사활

동이든 멘토링이든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연구참여자 1, 2015. 07. 15)

연구참여자 1은 한사람이 사활동을 통하여 내  선을 성취하고 이로 인하

여  사회 내에 공공선을 유지하게 한다면 사활동은 사회 으로 공동체를 형

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사활동에 한 구조와 체계, 제도들이 마련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이

룰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통하여 좋은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해서는 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

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 까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표 Ⅳ-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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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부모님이 나이차가 많음

- 경제 으로 어려운 가정

- 배려해주어야 하는 상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

다문화에 한 

인식
- 생김새가 다를 것임

- 언어소통이 안될 것임

- 학교생활에 부 응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인식

- 엄마에 한 부끄러움

- 친구가 없고 자신감이 없음

- 우울감이 많음

- 잘 응하는 멘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멘티의 특성

- 뒤떨어진 학습상태

- 한국말이 서툰 멘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상태

- 엄마와 선생님이 시켜서

- 자신이 도움을 받고 싶어서
멘티의 참여 동기

멘토링에 한 

멘티의 반응- 반응 없음

- 무표정과 말없음

- 내성 이고 소극 으로 임함

멘티의 반응과 표

- 멘티가 좋아하는 것 찾기

- 하고 싶은 것 공유하기

- 성격검사  성검사하기

라포형성하기

멘토링 

실행하기

- 성  올려주기

- 한국어 가르쳐주기

- 거부감 없이 목표만큼 진행하기

학습 도움주기

- 친구와 어울리는 것 가르쳐주기

- 자신감 갖게 해주기

- 자신의 장  인식하게 해주기

정서 지원하기

- 멘토링 어려움에 해 상담하기

- 진로방향 같이 탐색하기
상담하기

- 멘티가 연락 안됨

- 멘티가 약속시간 안 지킬때

- 멘토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멘토링 어려움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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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아쉬운 마음

- 멘티가 잘 살아주길 바람

- 지속 으로 만나기

멘토링 종료하기

- 규제가 없어 좋음 

- 멘토에게 자율 으로 맡김
형식의 자유로움

멘토링 제도

- 일 일에서 오는 편안함

- 일 일로 학습효과 좋음
일 일 멘토링

- 유용하게 쓰이는 장학

- 멘토에게 활용
멘토들의 장학  수혜

- 시간부풀리기

- 당하게 떼우기

멘토의 양심에 

따른 활동

- 멘토링에 심이 많은 교사

- 멘토링담당은 복지사선생님이 합

극 인 다문화 

담당교사
교사의 태도

- 도장만 어주는 교사

- 멘티에 해 부정 인 교사

멘토링에 

무 심한 교사

- 비사범  학생에게 도움

- 경험없는 멘토에게 도움

- 다른 멘토들과 비교하며 멘토링

다른 멘토와 

활동 공유
튜터와 

조별모임
- 멘토링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튜터

- 상담해주는 역할

튜터의 

멘토링 지도

-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 경험으로 인한 안정 인 멘토링

- 경험에서 오는 요령

경험 이용하기

멘토의 노력- 나부터 모범 인 행동

- 나부터 바 어야 멘티가 따라함
모범 보이기

- 멘티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 형이나 나 되어주기

형이나 언니로 

다가가기

- 멘토링이 만족한 날과 불만족 한 날

- 나의 비보다 멘티가 불성실할 때

- 멘티를 통해 나를 돌아보기

멘토링 활동 돌아보기 자아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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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교사라는 직업 다시 생각

-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해 생각함

교사  재정립 

하는 기회

- 나를 닮아가는 멘티

-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

- 다문화가정 학생 만나기

-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이해

다문화학생을 

만나는 기회

멘토의 

성취 활용

- 교사의 자질함양

- 교수 스킬 향상
비교사의 경험

- 상호작용하는 방법 터득

-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마음

-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계 형성하는 

방법

- 잊었던 지식이 되살아남

-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지식함양
다양한 지식 함양

- 감사하는 마음이 생김

-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정 인 성격 변화

- 멘티가 먼  다가옴

- 멘티가 나에게 의지함
마음 문을 여는 멘티

멘티 변화

확인

- 친구와 잘 어울림

- 성 이 오름

- 한국어가 능숙해짐

멘티의 학교생활 변화

- 멘티 부모가 감사를 표함

- 멘티의 편지와 선물에 감동

고마워하는 

멘티부모와 멘티

- 끝까지 라포형성이 안된 멘토

- 멘티에게 상처를 받은 멘토

더하고 싶지 않은 

멘토링
멘토링 

재결정- 경험이 있다는 자신감

- 매력 있는 다문화멘토링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 멘토링

-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

- 다문화가정 학생을 이해하게 됨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멘토링 홍보- 다문화멘토링에 한 생각변화

- 주변에 다문화멘토링 홍보

다문화멘토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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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 멘토링으로 사에 한 인식변화

- 실천을 통한 보람된 일 찾기

사활동에 한 

가치변화

사활동 확
- 다른 사활동에 심을 가지게 됨

- 다른 사활동을 하게 됨

다른 사활동에 

심

-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

- 시민의식 함양하게 됨

사회활동으로 

역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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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의 경험내용을 살펴보기 해 

심층면담한 자료를 Strauss & Corbin(1998)의 분석 차에 따라 개방 코딩한 결

과 106개의 개념과 43개의 하 범주, 15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이 게 나타난 

개방 코딩 결과를 질문지의 순서에 맞추어 멘토링 실시  단계와 멘토링 실시 

단계, 멘토링 실시 후 단계로 나 어 정리하 다.

첫째, 멘토링 실시  단계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기 하여 학생들이 다

문화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지원하면

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한 첫 이미지는 부정 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멘토링을 시작하기 해 멘티를 만나 멘티의 특성이

나 학업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멘토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졌다. 매칭된 멘티의

학업성 이나 친구 계가 생각한 것 보다 많이 좋지 않지 않을 때에는 멘토들

은 막연하기만 하 다. 더욱이 멘티들이 멘토링에 임하는 태도나 반응은 멘토들

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이때 멘토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멘티와 상의하여 멘토링에 한 계획을 세우고 멘토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기 해서 다양한 비와 노력을 하 다.

둘째, 멘토링 실시 단계이다. 이 단계는 멘토링을 실질 으로 활동하는 단계

이다. 멘토들은 멘티와 라포를 형성하고 멘티에게 학습지원, 정서지원, 상담활

동, 진로지도 등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멘토들

은 슬기롭게 잘 해결해나가고 있었다. 멘토들은 멘토링을 종료하기까지 많은 학

습활동과 체험활동을 하고 멘티와 함께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든다. 멘토와 멘티

가 동 인 활동을 할 때 멘토링 활동은 매우 수월하다. 한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을 한 후 자신의 활동을 항상 반성하고 성찰한 내용을 멘토링에 용하려 

하 다. 자아성찰을 많이 한 멘토들은 멘티의 특성을 잘 악하고 멘티에게 

합한 학습을 하는 등 맞춤형 멘토링을 하 다. 많은 멘토들은 멘토링의 제도

인 장 을 잘 활용하여 멘토링 활동을 성공리에 이끌려고 노력하 다.

셋째, 멘토링 실시 후 단계는 멘토링 활동을 끝내고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먼  멘토의 성취이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스스로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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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자신이 처음 멘토링을 시작하 을 때보다 외

‧내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한 멘티의 변화도 확인하게 된다. 멘티

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성격이 변화되어 친구도 사귀고 학교생활에 잘 응하

는 멘티들을 보면서 멘토들은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것에 해 만족하기도 한다.

많은 멘토들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에 한 인식을 변화와 사활동

에 한 가치의 변화  확 를 경험한다.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실천의 가치가 내재되면서, 사활동을 넘어 사회활동으로 역을 넓히고 민주

시민으로서 한발 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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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과정

1. 사회  실천과정

본 연구에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에 한 원

문을 지속 인 비교 근을 통하여 개방 코딩한 결과 106개의 상을 통한 형태

로부터 하 개념 43개를 도출하 고 15개의 범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Creswell(2007)이 제시하듯 개방 코딩의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심 상과 어떤 련이 있는지  심 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구

체 인 축 코딩을 시작하 다. 축 코딩은 범주나 하 범주들을 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계를 짓는 것이다(박성희, 2004). 한 탐색된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를 구성하는 개념에서 드러나는 사회  실천과정을 다음

과 같이 도출하 다.

1.1. 사회  실천의 패러다임 분석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살펴보기 해 탐색한 

개념과 범주들을 재조합하여 상에 하여 패러다임 모형으로 연결하 다. 특

히,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 다.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은 구체 으로 여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인과  조건으로 어떤 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을 

형성하는 조건이다. 둘째, 맥락  조건이다. 맥락  조건은 상에 향을 미치

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의 작용/상호작용 략을 다루고 

조 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응하기 해 취해지는 구체  조건이

다. 셋째, 상이다. 상은 여기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공통 으로 경험 혹은 참여자들이 겪는 주된 문제로 일련의 작용과

상호작용 략에 의해 조 되는 생각이나 사건이다. 넷째, 재  조건이다.

재  조건은 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 특정상황에서 



- 188 -

패러다임요소 범주 하 범주

인과  조건

다문화멘토링 지원
다문화멘토링 지원동기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과 멘토의 감정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인식

맥락  조건

멘티의 특성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상태

멘토링에 한 

멘티의 반응

멘티의 참여 동기

멘티의 반응과 표

<표 Ⅴ-1> 근거이론 패러다임의 범주화

취한 작용과 상호작용의 략을 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역할이다. 다섯째, 작용

/상호작용 략이다. 상호작용 략은 상황이나 문제 쟁 을 다루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취해지는 의도 이고 고의 인 행 이며 이를 통해 

상을 조 , 처리하게 된다. 여섯째, 결과이다. 결과는 어떤 문제나 상을 처

하거나 그 상을 리하고 유지하기 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략이 

래한 결과 혹은 성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 조건들은 그 맥락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맥락이란 어떤 상이 놓여 있는 일련의 속성들이 구체 으로 

나열된 것으로 작용과 상호작용의 략이 취해지고 있는 조건들이 구체 으로 

나열된 것을 말한다(박성희, 2004)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다문화멘토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 행동,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 로 분석하 다. 다문화멘토링 

실천과정을 심 상으로 보고 그 심 상의 원인인 인과  조건과 이러한 

조건을 만들게 하는 맥락  조건이 있다.  심 상을 재하는 역할을 하는 

재  조건과 작용과 상호작용의 략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다양한 

조건들이 맥락 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축 코딩을 통한 본연구의 상

세한 내용은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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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요소 범주 하 범주

심 상 멘토링 실행하기

라포 형성하기

학습 도움주기

정서 지원하기

상담하기

멘토링 어려움 극복하기

멘토링 종료하기

재  조건

멘토링 제도

형식의 자유로움

일 일 멘토링

멘토들의 장학  수혜

멘토의 양심에 따른 활동

교사의 태도
극 인 다문화 담당교사

멘토링에 무 심한 교사

튜터와 조별모임
다른 멘토와 활동공유

튜터의 멘토링 지도

멘토의 노력

경험 이용하기

모범 보이기

형이나 언니로 다가가기

작용과 상호작용

략

자아성찰

멘토링 활동 돌아보기

교사  재정립하는 기회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

멘토의 성취활용

다문화학생을 만나는 기회 제공

비교사의 경험

계 형성하는 방법

다양한 지식 함양

정 인 성격 변화

마음 문을 여는 멘티

멘티 변화 확인 멘티의 학교생활 변화

고마워하는 멘티부모와 멘티



- 190 -

패러다임요소 범주 하 범주

결과

멘토링 재결정
더하고 싶지 않은 멘토링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 멘토링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멘토링 

홍보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

다문화멘토링 홍보

사활동 확

사할동에 한 가치변화

다른 사활동에 심 

사회활동으로 역 넓힘

1) 인과  조건

인과  조건은 어떤 상을 발생하도록 만드는 사건이나 일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수집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 상에 한 

인과  조건은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게 되면서 발생하 다. 한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면서 다문화가정에 한 자신의 인식이나 다문화가정 학

생들에 한 선입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문화멘토링의 장 속으로 들

어가게 된다. 이들에게 내재되었던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과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선입견이나 편견은 다르게 나타났다. 먼  다문화멘토

링을 지원하는 학생 멘토들은 자신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지원하 다. 다문화

가정에 한 호기심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학생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지원하기도 하 다.  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가치가 변화되어 

자신의 삶에 한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 다. 모두가 이

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교육 사 실 이나 장학  때문

에 지원하기도 하는 멘토들도 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자 

멘토링에 지원하 든 간에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에 직면하게 된

다. 이 게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에 해 Kant의 선의지로 표 할 수 

있다. 선의지는 어떤 목 을 제 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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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요소 범주 속성 차원

인과  조건
다문화멘토링 지원 정도 극---소극

다문화에 한 인식 정도 많음--- 음

<표 Ⅴ-2> ‘인과  조건’의 속성과 차원 

고 한다고 할 때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다(신기철, 2006: 165). 즉 사회 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다.

한 다문화에 한 인식도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문화가정에 한 부정 인 인식이 나쁘게 자리 잡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다문화에 해 부정 이지 않고 배려해야 하는 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한 선입견과 다문화

멘토링을 하는 학생들에 한 생각들도 다양한 속성을 나타나고 있다. 무조건 

공부를 잘 하지 못하거나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멘토링으로 지지가 필

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인 학생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역시 사회의 소외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교육 으로 소외된 사람에게도 공평함은 반드시 존

재하여야 한다. 공평함은 모든 사람이 같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더 필

요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도움이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우받는 사회가 될 때 이사회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다양한 속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속성의 정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Ⅴ-2>와 같다.

인과  조건인 다문화멘토링 지원은 지원동기의 정도에 따라 극 과 소극

으로 나  수 있으며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과 노력은 많음과 음으로 

나  수 있다. 이들을 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멘토링을 실행하기 

해서 학생들의 지원해야 하고 학생이 곧 멘토링을 이끌어 가는 주체자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  실천의 특성인 주체성의 정도가  

나타난다. 주체가 극 으로 참여함에 따라 멘토로 선발하고 멘토링 활동에 참

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생들의 다문화에 한 인식은 이들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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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다문화멘토링 실행하기 정도 극---소극

<표 Ⅴ-3> ‘ 심 상’의 속성과 차원

멘토링을 이끌어 가는데 지 한 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멘토링을 실행의  

심 상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멘토링 지원과 멘토의 인식은 원인이 되는 인

과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심 상

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공통

으로 경험 혹은 참여자들이 겪는 주된 문제로 일련의 작용과 상호작용에 의

해 조 되는 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의 심 

상은 다문화멘토링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문화멘토링을 실천한다는 것은 멘토

링에 련된 멘토와 멘티가 함께 멘토링을 실행하는 실제 인 단계이다. 학생

들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경험과 멘토링을 실천하면서 수반되

는 어려움이 있다. 멘토링을 실천하는 단계는 세단계로 나  수 있다. 먼  멘

토링 기단계로 멘토와의 라포형성을 해 멘토가 노력하는 단계이다. 둘째,

멘티의 부족한 학습과 학교생활의 어려움, 이들의 진로 등을 같이 탐색하는 실

제 인 멘토링 진행하는 단계이다. 셋째, 멘토링 기간 동안 멘토링을 마치고 멘

토링을 종료하는 단계이다. 이들의 속성에 따라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본 결과 다음 <표 Ⅴ-3>와 같다.

다문화멘토링 실천단계의 심 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포형성단계에서

는 멘토들이 멘티와의 좋은 계를 형성해야 멘티가 신뢰를 가지고 멘토에게 

의지하며 멘토가 진행하는데로 력하는 계가 유지된다. 멘토는 멘티에게 진

정으로 자신을 돕기 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멘토

의 라포형성의 정도는 극 이거나 소극 으로 나타난다. 라포형성을 하기 

해 처음부터 극 으로 친 감을 형성하기 해 다가가는 멘토가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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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멘티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멘토도 있다. 라포형성은 멘토링 종료까지 멘

토링 활동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멘토와 멘티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뿐 아

니라 멘토링을 지속하는 힘을 주기도 한다. 둘째, 다문화멘토링을 실천하면서 

멘토들은 멘티의 학습에 도움주기 해 노력한다. Hirst(1989)는 가르치는 일은 

학습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 다. 이와 같이 멘토들이 가르치면서 멘티들에게 

학습을 흥미를 가지게 하고 학생들의 성 을 올리기 해 노력한다.  한국어

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멘티 스스로 자기주도학습

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멘토와 멘티의 정도는 극 이거나 소극 으

로 임하기도 한다.

한 정서 인 지원이다. 멘토들은 멘티의 장 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학

교생활에서 계형성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멘티의 어

려움에 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멘티와 멘티가 라포

가 잘 형성되었을 때 더욱 효과 으로 나타난다. 한 멘토들의 진로에 해 같

이 고민한다. 멘티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진로로 고민하는 멘티에게 진로의 방향

을 같이 모색하거나 같이 찾아  주기도 한다. 이 게 멘토링을 실천하면서 멘

토들은 극 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소극 으로 활동한다.

이와 같은 심 상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심 인 실천과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다문화멘토링 실천을 심 상으로 두었다. 멘토들이 실천과정

에서 어떤 성취를 경험하고 경험한 성취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

가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개방 코딩 결과 멘토들은 다른 사활동에 

심을 갖기도 하고 더 넓은 역의 사회활동으로 경험을 넓 가고 있었다.

3) 맥락  조건

맥락  조건은 상에 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략을 다루고 조 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응하기 해 취해지는 구체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맥락  조건

과 재  조건은 모두 외부 환경  조건을 변할 수 있는 요소들로 그 개념

이 혼돈스러운 측면이 있다. 맥락  조건이 재  조건과 다른 이 있다면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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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조건
멘티의 특성 정도 극---소극

멘토링에 한 멘티의 반응 정도 극---소극

<표 Ⅴ-4> ‘맥락  조건’의 속성과 차원

락  조건은 상에 향을 미쳐 상의 속성과 차원에 한 설명을 구체화 시

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김진숙, 2007). 다문화멘토링 실행에 있어 맥락  조건

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티의 특성과 멘티의 반응이다.

멘티의 특성과 반응 는 표 을 맥락  조건으로 본 이유는 이들의 재 상

황이나 상태가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많은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멘티의 반응 

역시 멘토링을 이끌어 가는데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멘티의 참

여 의도는 멘토링을 실행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먼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거나 친구가 없어 외톨이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다문화멘토링의 취지임은 분명하지만 멘

토들이 실제 장에서 만난 멘티들은 심각할 정도로 축되고 자신감이 없었으

며 학업상태도 매우 안 좋았다. 이들의 학업상태에 해 박인옥(2012)과 권재환

(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로 만난 이들의 학습상태는 심각하며 학습

의욕이 많이 하된 상태 다. 이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습향상을 해 멘

토들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 다.

둘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의 반응이나 표 이다. 다문화멘토링 활

동을 하기 해 멘토들은 멘티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어떤 멘토링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먼  멘티들의 학습을 진단하거나 멘티의 태도에 직면하는

데 많은 멘티들이 자발 이기 보다 선생님이나 부모의 강요에 따라 참여하는 학

생들이 많아 멘토링을 하는 태도는 아주 소극 이다. 따라서 이들의 속성에 따

라 정도를 다음과 같이 나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Ⅴ-4>와 같다.

첫째, 멘티의 특성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은 멘토들이 인식하는 멘티

의 재 상황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상태 역시 멘티들이 극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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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극 으로 근하는지의 정도로 나  수 있다. 둘

째, 멘티의 반응이나 표 도 이들의 참여하려는 정도에 따라 극과 소극으로 

나 었다. 멘티의 학교생활이나 멘티의 친구 계 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멘토링에 임하는 멘티의 반응은 멘토링의 수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속성

의 정도에 따라 멘토들이 어떻게 처하고 실행하 는지에 따른 과정을 탐색하

는데 맥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4) 재  조건

재  조건은 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 특정 상황

에서 취한 작용과 상호작용의 략을 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재  조건은 맥락  조건 내에서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의 상을 해결하거

나 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멘토링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 다양한 재

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심 상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재  조건은 다

문화멘토링 제도와 교사의 태도, 튜터를 통한 조별모임, 멘토의 노력이다. 이들

을 재  조건으로 본 이유는 멘토링을 실행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장 먼  멘토링 제도는 제도가 주는 장 과 단 들을 멘토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멘토링활동은 멘토링 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멘토링을 유지하

기 한 규칙과 같다. 유재 (2002)는 사회  실천은 필연 으로 규칙을 따르는 

행 라고 하 다. 멘토링 제도를 멘토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멘토링 활

동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부정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 교사의 태도에 따라 

교사들을 극 인 교사와 무 심한 교사로 나  수 있다. 교사의 태도는 멘토

링을 하는 멘토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멘토링을 하는데 수월함을 더하게 된다.

 튜터와 함께하는 조별모임이다. 멘토들은 튜터와 함께하는 조별모임을 통하

여 멘토링에 한 행정 인 정보는 물론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더불어 멘토의 노력을 재 인 요인으로 두었다. 멘토링에 멘토가 임하

는 자세가 극 인지 소극 인지에 따라 멘토링 활동여부가 결정되며 멘토들

이 극 인 자세를 취할 때 멘토링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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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건

멘토링 제도 정도 강함---약함

교사의 태도 정도 극---소극

튜터와 조별모임 정도 극---소극

멘토의 노력 정도 극---소극

<표 Ⅴ-5> ‘ 재  조건’의 속성과 차원 

이들의 속성의 정도는 다음의 <표 Ⅴ-5>와 같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을 실행하는데 그 심 상에 해 정 인 역할을 

하게 하거나 부정 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재  역할이다. 먼  멘토링 제도의 

정도는 강함과 약함으로 나 었으며 교사의 태도는 극과 소극으로 나 었다.

튜터와 함께하는 조별모임 역시 극과 소극으로 나 었으며 멘토의 노력도 

멘토링 제도가 멘토링에 미치는 정 인 향에 한 정도를 약함과 강함으로 

나 었다. 는데 교사의 심정도에 따라 소극 과 극 으로 나 었다.

이와 같이 재  조건이 정 으로 발 될 때 멘토링의 효과는 더욱 높아

질 수 있으며 멘토링을 통한 멘토와 멘티의 성취 역시 높아질 수 있다.

5) 작용/상호작용 략

작용/상호작용 략은 문제 쟁 을 다루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취해지는 의도 이고 고의 인 행 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를 통해 

상을 조 하고 처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작용/상호작용 략은 심 상

의 결과를 높이기 해 다음의 세 가지 략을 세웠다. 첫째, 멘토들은 자신들

의 실천과정을 탐색하기 해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자아성찰과 둘째, 멘토의 성

취를 활용하기도 하고 셋째, 멘티의 변화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들을 작용/상호

작용 략으로 보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멘토링을 끝까지 만족하며 끌고 가기 

해서 항상 멘토링 활동에 해 성찰하고 반성하여 더 좋은 멘토링을 구축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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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요소 범주 속성 차원

작용/상호작용 

략

자아성찰 정도 강함---약함

멘토의 성취 활용 정도 많음--- 음

멘티의 변화 확인 정도 극---소극

<표 Ⅴ-6> ‘작용/상호작용 략’의 속성과 차원

멘토링에 있어 자아성찰은 가장 먼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즉,

자신이 계획하거나 의도한만큼 멘토링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다. Giddens(1984)가 주체자의 의식이 실천의 과정에 많은 향을 다고 하

듯이 주체자인 학생이 실천에 한 자아성찰에 따라 실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멘토들은 자신의 성취감을 멘토링에 활용하면서 멘토

링에 더욱 극 으로 다가갔다. 멘토링 경험에서 얻은 성취는 다음 멘토링에 

다시 도 하게 하거나 더 많은 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찰은 MacIntyre(1984)가 주장한 내  성취에 도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멘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멘티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멘티들의 

변화는 자신이 멘토링에 참여한 것에 해 정 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

이 멘토링을 통한 작용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멘토들은 사회  실천에 한걸음 

다가가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작용과 상호작용에 한 속성에 한 정

도를 다음 표와 같이 나 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 <표 Ⅴ-6>와 같다.

첫째, 자아성찰은 멘토링 활동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교사 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며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들에 한 속성의 정도는 

강함과 약함으로 나  수 있었으며 다문화멘토링 활동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이 

강함과 약함의 정도에 따라 멘토링에 임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 둘째, 멘토의 

성취를 활용하는 것으로 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만나는 기회가 되

었으며  비교사로서 경험을 하게 되며 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

다. 한 자신이 멘토링에 잘 임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정도

는 멘토의 성취가 많고 음으로 나  수 있다. 멘토의 성취가 높은 사람은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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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와의 상호작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자신에 성취에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셋째, 멘티의 변화를 확인하는 정도이다. 멘티가 변하는 과정에 해 느끼는 정

도에 해 강함과 약함으로 나  수 있으며 멘티의 변화에 한 느낌이나 반응

의 정도를 강함과 약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멘토의 변화에 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멘토링에 한 만족감이나 멘토로서 행복감이 높을 것이고 약한 반응

을 보이는 사람은 멘티의 변화에 크게 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많은 멘토들은 

작용/상호작용 략에 만족할 때 멘토링의 효과는 매우 정 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6) 결과

결과는 어떤 문제나 상에 처하거나 그 상을 리하고 유지하기 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략이 래한 결과나 성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나 성과는 세 가지로 나타

났다. 다시 시작하는 멘토링에 한 재결정과 다문화에 한 이해와 홍보, 사

활동 확 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을 심 상의 결과로 분류한 것은 멘토링을 

실천한 심 상에 한 멘토들의 실천 활동의 결과이며 멘토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매년 주기 인 기간이 종료하면 학기 에서는 다시 장학재단에 다

문화멘토링을 신청하고 멘토링을 하기 해 다시 멘토를 모집한다. 그 기간에 

멘토들은 다시 신청을 할 것인지 그만 머물 것 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멘토링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낀 사람들은 다시 멘토링을 신청하지만 멘토링을 통하여 힘

든 이나 어려웠던 만 기억되는 멘토들은 더 이상 다문화멘토링의 장에 

뛰어들지 않는다.

한 다문화에 한 이해와 홍보가 있다. 멘토링을 다시 신청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멘토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성취감을 

느낀 멘토들은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문화멘토링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홍보를 하게 된다.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활동이 확장이다. 교육 사로 처음 시작한 멘토링은 다른 사에 심을 가

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한 정도는 다음의 <표 Ⅴ-7>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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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멘토링 재결정 정도 강함---약함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멘토링 홍보
정도 많음--- 음

사활동 확 정도 극---소극

<표 Ⅴ-7> ‘결과’의 속성과 차원 

어떤 상에 한 결과는 사회 으로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

식을 생성하게 하기도 한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멘토들은 다문화멘

토링의 실천을 통하여 여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먼 , 다시 시작하는 

멘토링에 한 결정의 시기에 더하고 싶거나 그만두는 상황에 한 정도는 약

함과 강함으로 나  수 있다. 멘토링에 한 성취가 높고 낮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에 한 이해와 홍보이다. 다문화에 한 인식의 변화는 많고 

음으로 나  수 있다. 인식의 변화가 많은 사람은 다문화멘토링에 해 정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문화멘토링의 홍보 역시 자신이 먼  나서서 하기도 

한다. 셋째, 사활동의 확 로 먼  사활동에 한 가치변화가 일어나게 된

다. 자신의 사활동이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사활동에 한 심이 높아지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떤 역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사에 한 개념들이 확장되기도 한다.

이 듯 다문화멘토링은 패러다임요소에 따라 여러가지 요인과 상이 맥락

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른 속성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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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다문화멘토링 실행과정에 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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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  실천의 과정 분석

과정이란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나 맥락이 변해가는 순차 인 순

서를 의미한다. 한 과정 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상에 한 반응이나 처, 조 , 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

속 인 연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순차 인 

순서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다문화멘

토링을 실천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해 패러다임의 맥락에 따라 분석하고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순환 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이 사회  실천

과정은 여섯 단계로 나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 이는 단계

설 이는 단계는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기 해 멘토링지원서를 

제출하고 멘토링에 참여하기 하여 비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다문화에 

하여 심이 없다가 직  자신이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면서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이나 선입견을 반추해 보는 계기를 가졌다. 다문화멘토링의 지원에 

해 자신의 학생활이 보람되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사활동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나 선배 는 친구들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되

었고 도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기 해서는 여러가지 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기본

으로 멘토링 지원서를 작성하고 멘토링에 임하는 자세에 하여 자기소개서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많은 사람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심사과정을 거쳐 

멘토로 선발된다. 멘토로 선발되면 새로운 경험에 한 기 와 함께 걱정이 앞

선다.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있으며 한 자신에게 배정

되는 멘티에 해 궁 하여 설 는 상태에 이른다. 많은 학생들은 멘티 배정은 

운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잘 맞는 멘티를 배정받고 싶어 한다. 멘토링은 

인간 계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잘 맞을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염려에 쌓이게 된다. 멘토와 멘티의 매칭은 다문화멘토링 사무국에서 멘토의 자

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멘토와 멘티의 성별 매칭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그 후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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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이동시간을 고려하거나 멘티가 원하는 수업에 맞게 멘토의 공을 고려하

여 매칭한다.  멘토의 공에 따른 능력을 감안하고 최 의 매칭을 하기 해 

사무국에서는 가능하면 멘토와 멘티의 요구에 맞추어주려고 최 한 노력한다.

이 게 설 임 단계는 멘토링을 지원하고 멘티를 만나기 이 에 멘토링에 한 

기 와 멘티에 한 기 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문화멘토링을 성공

으로 이끌고 싶은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의지가 멘토링

을 종료할 때까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요하다.

2) 알아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는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실행하면서 멘토와 멘티가 서로

에 하여 알아가는 라포형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계가 잘 형성되면 멘토링

을 종료하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멘토가 주도 인 역할을 한다. 다문화멘

토링을 진행하기 해 멘티와의 첫 만남을 가지기 해 멘토는 다문화 담당교

사에게 연락하여 멘티와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멘토의 연락을 받은 다문화 담당

교사는 멘티와 약속을 하고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연

계해 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다문화 담당교사는 다

문화멘토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멘티에 한 일반 인 정보를 제

공하여 멘토가 멘티에 해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처음 

멘토링을 하는 멘토들은 이 단계를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 멘티와의 라포형성이 

잘 되는지에 따라 멘토링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알아가는 단계에서 멘토는 멘티와 만남을 통하여 멘티의 특성을 악

하고 멘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부족한 과목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해 노력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멘토가 가지고 있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의 일반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기도 하고, 이들에 한 

선입견이 사라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멘티의 가정환경이나 멘티의 성격 등을 

악하여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한 구체 인 계획을 세우는 시기

이다. 노련한 멘토는 이 시기에 멘티의 성격검사와 성검사 등을 통하여 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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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악하기도 하고 멘티 진로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 멘티의 

학업상태를 악하고 어떤 과목을 집 으로 멘토링 할 것인지, 멘토링의 목표

를 세우는 단계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 멘토는 멘토링 목표를 설정한다. 멘토링 

목표는 멘티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처음부터 무리한 학습도달 수

나 학습시간을 잡는 것은 멘티에게 커다란 부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알아가는 단계는 실질 인 멘토링이 일어나기 한 연습시간이다.

멘토들은 무 심하고 무표정인 학생들의 마음 문을 열기 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시기이다.

3) 함께하는 단계

함께하는 단계는 실질 으로 다문화멘토링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라포형성이 

된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해 열심히 상호작용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멘토가 계획한 내용들을 하나씩 도달하기 

해 노력하는데 주로 학습에 역 을 두기도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멘토링의 궁극

인 목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향상에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멘티에게 직 인 향을 주는 단계이다. 멘티와 함께 체험활동이나 정서활동

을 한다. 멘토가 감당할 수 있는 범  내에서 멘티와 주기 으로 상호작용을 하

며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 멘토들은 멘티의 학교생활과 어려움에 해 상담

을 하기도 한다. 멘티에 한 상담은 라포형성이 잘되고 멘티가 멘토를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

 멘티들의 진로에 한 방향을 모색하기도 한다. 멘티들은 자신의 진로에 

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멘토는 이들의 성과 

하고 싶은 일에 을 두고 멘티와 함께 진로에 해 같이 탐색한다. 한 멘

토들은 학교생활에 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는 멘티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과 정서 인 교감을 이루기 해 노력한다. 멘토는 이 단

계에서 멘티에게 장 을 인식시켜 주고 이들의 가능성에 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인 멘티들은 자신의 정체

성 때문에 고민하기도 한다. 멘티가 부모로 인한 정체성으로 고민할 경우 건강

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서 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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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멘토링의 장 은 멘토와 멘티가 나이 차이가 기 때문에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높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 을 지낸지 오래되지 않

은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멘티를 지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이

게 멘토들은 멘티의 길잡이, 조력자, 옹호자, 안내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멘토와 멘티의 동 인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상호 동은 최상의 성과, 가장 극 인 계, 최상의 마음건강상태

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김 순 외, 2010). 이 게 멘토와 멘티가 동 인 체제

를 잘 구축되었을 때 다문화멘토링이 추구하는 목표에 최 한 도달할 수 있다.

4) 갈등하는 단계

갈등하는 단계는 멘토가 멘토링 활동 시 어려움이 있거나 멘티와 충돌이 일

어나는 단계를 의미한다. 처음 설 이는 단계나 알아가는 단계와 다르게 익숙해

진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단계이다. 멘토에게 익숙하거나 

친숙해진 멘티가 약속시간을 안 지키거나 멘토링 장소에 안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멘토 역시 자신의 요한 일이 있거나 시험기간에는 멘토링을 

보류하기도 한다. 멘토와 멘티가 합의하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멘토와 멘티 

한 쪽이 일방 으로 당하기도 한다.

앞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멘토들이 멘토링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은 멘티가 일방 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

로 멘토들은 멘티의 학교에서 멘토링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멘토가 주로 이동하

는데 멘토링을 해 멘티학교에 갔을 때 일방 으로 약속을 기하거나 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멘토들은 가장 힘들다. 한 멘토들은 멘토링을 

해 미리 학습하거나 습하는 등 그날 가르칠 것을 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멘티가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충 충 넘기려고 할 때 멘토들은 갈등이 일

어나게 된다.

그리고 멘토들이 교육하려는 것과 멘티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상충될 때 멘

토들은 당황한다.  멘토가 힘들어하는 것 에는 멘티와 라포형성이 안되었을 

때이다. 멘티의 마음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멘티가 마음을 주지 않을 

때 멘토는 혼란에 쌓이기도 한다. 가끔 멘토링이 끝날 때까지 멘토와 라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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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 되는 멘토들이 있다. 이런 멘토들은 시간을 안 지키는 것보다 마음이 열

리지 않을 때 더 힘들어 했다. 다문화멘토링을 순수하게 경험하고 싶었던 멘토들

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이 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티와의 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멘토들은 

멘토링 도 에 멘토링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멘토링이 시작할 때 다시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 해 멘토에게 책임을 가할 수는 없다.

그러면 멘토링 활동을 단에 포기하는 멘토들을 해서는 어떻게 운 하고 

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들이 갈등하는 단계를 잘 극복하

면 멘토링을 종료할 때까지 즐겁게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멘토들의 

어려움이나 갈등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멘토에 한 주기 인 교육이나 

상담코  등과 같은 제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5) 성취하는 단계

성취하는 단계는 멘토링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  실천을 이

루는 단계이다. 사회  실천에 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성취감이나 만족감

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유재 (2002)은 내  가치의 

성취는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되는 가치라고 하 다. 한 최신한

(1994)는 실천하는 과정 안에서 활동목 이 성취된다고 하 다. 그러므로 학

생인 멘토들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이 없다면 지속 으로 멘토

링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문화멘토링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다양한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 먼  말로만 듣

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교

직을 이수하는 사범 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경험을 한다. 먼

 교수경험을 쌓기도 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보기도 하 다.

 자신이 학교 장에 직면했을 때 소외된 학생들에게 어떻게 근해야 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멘토링을 통하여 잊었던 지식들

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새로운 상식들이 생기기도 한다. 더불어 자신의 성격변화

도 일어났다. 멘토들은 멘토링을 주도 으로 이끌어 가다보니 소극 인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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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극 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성 인 학생들이 외향 이고 밝은 성격

으로 바 기도 한다. 이 게 자신의 성취와 변화가 없다면 사를 통한 실천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천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목 이 있을 때 인간의 행동은 실천으로 규명될 수 있다

(고인규‧최지연, 2012: 129). 이 단계에서는 사회  실천의 특성인 성찰성과 탁

월성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멘토들은 자신이 얻는 성취보다 멘티의 변화를 보고 더욱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 멘토링에서 만난 멘티의 모습과는 다르게 마음 문을 열어 

자신에게 먼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멘티들을 보며 멘토들은 뿌듯함을 느낀다.

한 자신을 의지하는 멘티를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자신이 한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멘티들의 학교생활에 응하면서 

친구가 없던 친구가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소극 이던 멘티가 극 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멘토링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도입국학생들이 한국어가 능숙하게 되어 자신에게 편지

를 써  때는 감동을 받는다.  멘티의 부모에게서 멘티의 변화에 해 감사하

다는 인사를 들을 때에는 더 없이 기쁘다. 이 게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많

은 성취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취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기도 

한다.

6) 넓 지는 단계

넓 지는 단계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 지식들이 확장되는 단계이다. 이 단

계는 사회  실천을 통하여 좋은 삶을 꿈꾸는 것이다. 인간은 갈수록 보다 나은 

삶에 한 기 와 욕구의 증 는 사회문제 해결에 극 인 사활동을 요구하

고 있다(김옥라‧김 자, 1989: 22). 멘토들도 삶에 한 기 와 욕구가 멘토링을 

실천하게 하 으며 실천을 통하여 멘토들은 가치실 으로 넓 진다. 그러나 모

든 멘토들이 다 넓 지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사회  실천을 

더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머무는 학생들도 있다. 다문화

멘토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멘티와의 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는 다문화멘토링이 싫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지 않



- 207 -

는다. 따라서 머무르는 학생은 아주 은 수에 해당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다문

화에 한 인식이 넓어지고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한다. 유재 (2002)에 따르면 사회  실천은 그 자체가 발 하고 진

보한다고 하 다. 즉 사회  실천을 이루는 거들의 진보하고 사회  실천에 

한 이해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사회  실천에서 성찰성과 탁월성으로 내 성취를 통한 공공선으

로 확 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외국인에 한 선입

견도 사라지고 이주민에 한 이해가 높아지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같이 소

외계층에 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들에게 도움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문화에 한 나쁜 인식

에 해 수정해주거나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기도 한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권유하고 싶은 사활동으로 추천하며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른 교육 사에 심을 가지게 된다. 사를 한다는 것이 남에게 도움

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 기 때문

이다. 더불어 교육 사를 넘어 다른 사활동에 심을 가지게 되어 학생으로

서 이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사활동에 해 찾아다니기도 한다. 한 사활

동을 넘어 사회활동으로 활동 역을 넓히는 학생들도 있다. 멘토들은 우리 사회

의 소외계층을 만나고 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  실천은 자기 자신을 실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존감과 사회  존재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인규‧최지연, 2012:

137). 따라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를 확

인하고 자신이 사회  존재로서 가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단계는 사회  실천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실천의 특성에 따라 확인해보면 먼  활동성은 다문화멘토링이라는 활동을 통

하여 실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  실천의 특성인 활동성이 포함되어 있

다. 한 주체성은 멘토와 멘티가 다문화멘토링의 주체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이들이 주체 으로 사회  실천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실천을 하는 사람은 

멘토이며 멘토들은 주체 으로 멘토링을 이끌어 가면서 사활동을 통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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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사회  실천과정 모형

을 행하고 있다. 한 공간성에 하여 멘토링활동은 사회라는 공간과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규칙성은 멘토링제도가 정하고 있는 기

과 규칙이 있으며 멘토링 활동은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더불어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다양한 성찰을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멘

토링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활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고 다른 계

획이나 비로 다시 멘토링에 임하기도 한다. 사회  실천에서 꼭 필요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이다. 탁월성은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내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실천을 통하여 실천의 가치가 변하거나 높아지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들을 함양하고 이러한 가치들을 결국 자신의 좋은 삶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게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멘토인 학생들은 사회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은 공 인 사회에 

도움이 되어 사회의 공공선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지 까지 다문화실천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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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실천을 통한 성취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실천과정을 이해하

기 하여 종합 인 에서 선택 코딩 하 다. 핵심 범주는 근거이론의 핵심

이자 연구 결과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선택 코딩은 핵심변수를 선택하는 과

정으로 핵심 범주를 밝히는 과정이다.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 으로 연

시키고 그들의 련성을 확인하여 더욱 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정리하는 과정이다(박성희, 2004). 핵심 범주는 지속  비교코딩과 자료 분석으

로 부터 출 하며 모든 다른 범주들이 그것을 심으로 통합하는 심 상이

며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핵심 범주를 밝히기 해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

교화 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 범주를 도

출하기 해 패러다임 모형으로 연결하고 이야기의 치를 검토하여 학생들

이 사회  실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  실천을 어떤 에서 실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1. 핵심 범주: 사회  실천을 통한 좋은 삶 만들기

학생들의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과정의 궁극 인 목표는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다. MacIntyre(1989)는 좋은 삶이란 사회  실천과정을 통하여 

내 선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학생들은 사회  실천을 하기 해 다문

화멘토링에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실천의 내 가치

를 성취하게 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 간다.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생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기 

하여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한 사회의 인식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다문화멘토링에 

한 생각들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 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다

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하여 갔고 무기력하고 학교생활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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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되지 않은 멘티들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한다. 이들에게 자신감을 갖

게 하기 해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방법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토들은 이들과 인간 인 계형성을 통하여 주기 으로 교류하면서 정서

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멘티의 심리 인 안정을 도모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고 그들에게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면 이들은 멘토링

의 목표에 도달하기 해 더 열심히 멘토링 활동을 실천한다. 이들이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사회 으로 소수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만족감

과 그들과 함께 자신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한 자신이 한사람 인생의 지지자며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자신이 윤리 이고 도덕 인 모습을 보여야 함을 직시하게 된다.

다문화멘토링 제도의 자유로움을 악용하기 보다는 이를 잘 활용하여 다문화가

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이들이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친구와의 계형성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문화가정 학

생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다문화멘토링을 성공 으로 이끌어가기 해 멘티와 상호작용은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와주고 멘티가 자발 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리거나 주도 으로 멘토링을 이끌어간다. 학생인 멘토들은 멘토링과 멘티

를 통하여 내  성장을 하기도 하고 외  성장을 하기도 한다.  멘티의 변화

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기도 하고 행복감에 쌓이기도 한다. 특히 교사가 될 

비교사들에게는 교사라는 직업에 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다시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문화 담당교사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꿈꾸던 교사를 향해 존경심을 

갖기도 하며 닮고 싶지 않은 교사들을 보면서 교사의 자질에 해 확고하게 자

리 잡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근하면 학생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오는 지도 알게 된다. 한 처음 만났을 때 자존감이 없거나 하기 싫은 멘

토링을 끌려와서 하는 것처럼 보 던 멘티들이 자신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먼  마음을 열어놓거나, 다가오는 멘티들을 보며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

과 자신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행복감에 감동되기도 한다. 이 게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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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통해 성숙되어 간다. 최인숙(2006)은 성숙해진다는 것

은 자유롭게 된다는 편견이나 남들의 생각에 지배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공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고 하 다. 이 게 멘토들은 성

숙되어 가면서 다른 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심을 돌리기도 한다. 이러한 마

음은 이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 다. 한 이러한 사활

동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 에서 

사회 으로 공공선을 이루는 실천을 한다고 인식하며 좋은 삶을 살기 해 자

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  실천은 

좋은 삶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공공의 선을 이루는 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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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  실천에 한 이야기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멘토들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권멘토와 박멘토

의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하 다. 이야기의 윤곽을 통하여 다문화멘토링을 어떻

게 지원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실행하 으며 실행을 통하여 어떤 성

취를 하 는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해 구성하 다. 이야기 

윤곽이란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 으로 연 시키고 범주들을 서술하는 

과정으로 이야기의 개념화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다음의 가상의 

멘토 두 명을 통하여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과정에 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의 멘토에 해 살펴보면 첫 번째, A멘토는 다문화멘토링을 3년째 진행

하고 있으며 학교 3학년인 사범  여학생이다. A멘토가 처음 멘토링을 하

게 된 이야기부터 자신이 3년째 다문화멘토링을 하면서 어떤 변화과정을 경험

하 는지,  실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B멘토

는 다문화멘토링을 2년째 경험하고 있는 사범  2학년인 여학생으로 강화도인 

농 지역에서 멘토링하고 있으며 재 멘티는 등학생이다. 이들의 가상 이야

기를 통하여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실천에 한 이야기 윤

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A 멘토의 이야기

처음 다문화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교양 수업이었다. 우

연한 기회에 교수님께서 소개 해 주셨고 강의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셔서 

지원하게 되었다. 다문화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강의를 통해 처음 다문화를 접한 나에

게 아직 다문화는 낯설고 조금은 어려운 단어였다. 그래서 멘토링을 시작할 때에도 기

대와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걱정을 안고 시작했던 멘토링이 

어느덧 3년째가 되었다.

아직도 첫 멘티 나나와 처음 만나던 날이 생생하다. 어색한 분위기와 부족한 나 자신

이 부끄럽게만 기억된다.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나나가 불편해하지 않을 지도 몰라

서 아예 말을 많이 안했다. 다행히도 학교 측 담당교사께서 나나의 기본적인 정보와 성

격,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알려주셔서 나나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나나가 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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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부담을 덜고 나자 다문화에 대한 부담감, 

편견은 사라지고 홍나나라는 학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나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인 학생였다.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면서도 그 나이 또래답게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나나

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으려 해서 교우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에 놀랐으면서도 나나에게 위로밖에는 다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나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밝아질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에 조금 더 신

경을 쓰기 시작했다. 별다른 고려, 준비 없이 학년에 맞는 교과서 학습을 하던 것에서 

학업에 욕심은 있지만 기초 실력이 부족한 나나의 수준에 맞는 기초 교육으로 학습 내

용을 바꿨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와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 

뿐 아니라 밖에서 함께 밥을 먹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나나가 금방 마음을 열어주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고민이 생기면 들어주는 상대가 생긴 것만으로도 

나나가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았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부족했지만 이런 저런 노력을 통해 나나와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 더불어 나도 다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없애는 경험이 되었다. 분명 다문

화에서 오는 차이가 있었지만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냥 개인이 가지

는 개성, 특성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 년 동안의 멘토링을 통해 다른 사

람을 돕는, 가르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지 깨닫게 되었다. 멘토링이 끝난 지 2년

이 된 지금도 나나는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오고 나나에게 도움을 줄 때마

다 보람되고 부족한 나를 믿어주는 나나가 고맙다. 

이렇게 나나와의 첫 1년이 지나가고 나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귀영이라는 새로

운 멘티를 만나게 되었다. 귀영이를 만날 때에는 나나와의 경험을 토대로 첫 만남부터 

어떤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고 어떻게 친해져야 좋을 지 등을 고민하고 계획하여 만났

다. 멘토링 진행에 있어서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 지부터 시작해서 학습 

수준을 고려한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보다 체계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다. 

경험이 있었던 덕분인지 귀영이와 별다른 문제없이 금방 친해졌고 2년째 함께 멘토링

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정말 친언니가 된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다. 

귀영이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사실로 차별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서 다행

이었지만 또 다른 나름의 고충과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함께 답을 

찾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긍정적이고 의젓한 귀영이가 잘 해결해나가서 가르

치고 도와주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 귀영이가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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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려있고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는 장점을 귀영이에게 부각시켜주면서 자존감을 높여

주려고 노력했고 1년이 지나고 부모님과의 식사자리에서 덕분에 귀영이가 자신감도 생

기고 밝아졌다는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기뻤다. 나로 인해 이렇

게 한 학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조심히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으며 멘

티와의 시간을 통해 멘티만 성장하고 변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전국 우수 다문화 멘토 활동에 참여하게 되

었다.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받고 다른 멘토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활동을 진행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나의 봉사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키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활동은 장학재

단에서 정해주는 멘티와 일대일로 만나는 활동이라 깊은 관계 형성을 이루긴 했지만 좁

은 범위였다. 하지만 우수 멘토 활동을 하면서는 봉사 기관을 직접 찾고 일대일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수업 내용도 직접 계획하고 학

교 측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이고 보다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더 많은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나에게도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

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라는 말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고

맙고 뿌듯했다. 

작은 경험에서 시작했던 다문화 관련 활동이 지금은 보다 넓은 활동으로 확장된 것이 

스스로도 놀랍고 그 결과가 매번 긍정적이어서 감사하다. 다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과 

만나면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그 결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그동안의 작은 경험과 실천이 만든 결과였다. 앞으로는 조금 더 영역을 확

장해서 내가 어려운 다문화 학생들을 돕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활동 등에 많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점차 거듭해가면서 내가 만나는 학생들도 다른 이들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이 사회 안에 만연할 때 공공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나의 삶의 질은 높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B 멘토의 이야기

나는 강화도로 멘토링을 다닌 지 2년차인 대학생이다. 작년에는 강서중학교 1학년인 

소심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소녀가 내 멘티였고, 올해는 강화초등학교 1학년인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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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괄량이 어린이가 내 멘티다. 요즘은 이 꼬마숙녀 때문에 내가 울고 웃으면서 삶을 되

돌아보게 된다. 

다문화멘토링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시는 우리 교수님 덕

분이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문

제점을 알았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토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

다는 생각으로 강화도로 다문화멘토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멘토링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처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처음 강화도로 멘토링을 갔을 때 나는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다른 학생들

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멘토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이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

과 같이 웃고 울고 떠드는 그냥 학생들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학

생들에게 이 멘토링은 이 학생이 특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

해 노력했다. 그리고 내 멘티에게도 자신이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내 노력은 몇몇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좌절될 때가 많았지만 나

는 이런 내 의지와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느

껴지는 만큼 학생들도 내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알아가는 학생들은 너무 예

쁘고 착했다. 내가 굳이 강화도를 2년째 고집하고 있는 것도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서다. 

나는 지금 내가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 확신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멘토링 덕분에 내 스스로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때 까지만 해도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나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

기에 서투른 학생이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계산적이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내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나 하나

밖에 모르던 나도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바꿀 수 있지도 모른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래

서 멘토링 이후에 나는 나도 모르게 매사에 더 적극적이고 봉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은 다문화멘토링 말고도 학생회 활동이나 지역봉사활동, 그리고 청소

년 인권복지센터 내일에 나가며 청소년들과 함께 독서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계산적인 생각보다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리

고 그러한 마음이 사회의 공적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엔 

막연히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해 바른 교육을 만드는 사

람이 되자는 꿈을 새로이 가지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하

게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 교육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변화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한다. 그런 의미로 나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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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꾼을 키우는 일이 아닌 능동적으로 꿈을 이루는 교육을 할 것을 꿈꾼다. 바로 나

의 사랑스러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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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천 유형 활동성 주체성 공간성 규칙성 성찰성 탁월성

재도 포기형
매우

소극

매우

약함

매우

소극

매우

소극

매우

약함

매우

약함

지속형 소극 약함
소극

소극

소극

소극
약함 약함

사 심형 극 강함 극 극 강함 강함

사회활동확장형
매우

극

매우

강함
극 극

매우

강함

매우

강함

<표 Ⅴ-8> ‘사회  실천 유형’에 따른 속성의 정도 

2.3. 사회  실천의 유형화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해 근거자료를 지속 으로 비교하면서 각 범

주에 반복 으로 나타난 것에 하여 정형화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실천의 속성에 따라 사회  실천과정의 유형을 재

도 포기형, 지속형, 사 심형, 사회활동확장형의 네 가지로 나 었다. 이러한 

유형들이 활동성, 주체성, 공간성, 규칙성, 성찰성, 탁월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Ⅴ-8>와 같다.

1) 재도 포기형

재도 포기형은 멘토인 학생이 다문화멘토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멘티와 

라포형성이 되지 않고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린 유형이다. 더불어 멘토링 활동이 자신에게 커다란 향을 주지 않은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멘티들이 자신의 뜻 로 행동하

지 않거나 멘티들이 약속을 일방 으로 깨는 상 등으로 인해 멘토링의 매력

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멘토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거나 멘

토링 도 에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자만 단독 인 

삶속에서 이해될 수 없다. 항상 남과의 계를 통해 역할과 의무를 고려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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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생각해야 한다(장윤수, 2014: 285).

이런 유형이 나타나는 멘토들은 연구참여자 4, 9, 16의 유형이다. 연구참여자 

4의 경우는 멘토링 재도 을 포기하 고 연구참여자 9와 16은 멘토링을 단에 

포기한 멘토들이다. 이 게 멘토링을 단하거나 멘토링 재도 을 포기한 유형

은 멘토링 활동에서 많이 갈등하고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먼  이들

은 멘티와 라포형성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부분이다.  멘티의 

특성이 무 강해 멘토링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멘토링을 자발 으로 참여하지 

않은 멘티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멘토는 멘토링을 매번 가지만 멘토링 장

에 멘티가 나타나지 않아 멘토가 되돌아오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럴 

때 멘티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자신이 멘토링 활동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반성하기도 하고 멘티와의 계를 다시 회복하

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회복이 잘된 멘토는 멘토링이 종료하는 시 까지 활동

을 하지만 그 지 않은 멘토들은 간에 멘토링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멘

토링이 종료한 후 다시 새로운 멘토링을 시작할 때 멘토링을 재도 하지 않으

며 다른 사활동에도 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재도 포기형에서 나타나는 사회  실천의 특성 정도를 보면 활동성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로 라포형성되지 않아 

멘토링 시수도 은 편이다. 주체성의 정도는 멘토와 멘티 모두 극 으로 참

여하지 않았으며 멘티가 시간을 안 지키거나 멘토링 활동을 소홀하게 참여하

다. 공간성은 멘토링 활동은 주로 멘티의 학교를 통하여 진행하 으나 극 으

로 활용하지 않았다. 규칙성은 멘토와 멘티가 규칙에 따르기 해 노력하 다.

 성찰을 하긴 하 으나 아주 미비하거나 성찰을 통하여 멘토링을 통한 자신

의 목 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경우는 탁월성을 통한 내  선이나 공

공선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2) 지속형

지속형은 다시 멘토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

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성취감도 일부 맛 본 멘토들로서 다시 다문화멘토링을 하

면 멘토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에 멘토링을 다시 시작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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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멘티와 라포형성이나 계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을만한 유

형으로 멘토링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멘토링에 

도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른 사활동들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미 

멘토링 경험으로 멘토링의 제도와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롭게 알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멘토들은 연

구참여자 10, 11, 12, 13, 15, 18 이다. 이들은 멘토링 경험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다시 멘토링에 참여

한다면 멘토링 계획부터 멘티에게 근하는 것, 멘티와 약속을 결정하는 것, 수

업을 어떻게 주도 으로 끌고 갈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2번째 

시작하는 멘토링은 활동의 경험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멘토링에 한 규칙이나 행정처리 등에 해 익숙하기 때문에 멘티에게 

념할 수 있으며 멘토링에 스킬을 반 하고 멘토링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려

한다. 다시 멘토링 결정하고 그 멘토링을 성공 으로 이끌어간 멘토들은 그 다

음 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멘토링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들은 멘토링의 

경험을 이용하여 다른 교육 사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미 멘토링 제도와 

멘토링의 기법에 해 잘 알고 하게 된다.

이 유형의 사회  실천 속성에 한 정도는 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동성에 있어 멘토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체성의 정도는 멘

토와 멘티의 참여정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 다. 멘토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멘

티가 따라주지 않거나 멘티가 극성을 보이지만 멘토가 개인사정 때문에 멘토

링을 미루기도 하 다. 한 공간성은 멘티의 학교를 주로 활용하 으며 멘토링

의 규칙을 지키며 활동하 다. 성찰성이 조  나타났으나 탁월성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유형은 멘토와 멘티가 극 으로 활동하면 더 높은 유형으로 

갈 수 있고 작년과 같이 같은 경험을 하면 아래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 사회

 실천의 속성의 정도에 따라 멘토링의 경험 유형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

다는 알 수 있었다.

3) 사 심형

이 유형은 다른 사에 심을 넓 가는 유형이다.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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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성취를 느끼고 이들 성취를 통한 만족과 기쁨으로 다른 사활동 역으

로 넓 가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양한 사활동으로 

심을 넓 가는 유형이다. 사 심형은 평소에도 사에 심이 있었으나 

사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다문화멘토링이라는 실천을 통하여 사활동에 더욱 

심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사활동을 경험하고 싶어 여러가지 유형의 사활

동을 찾아다니는 유형이다. 연구참여자 에는 2, 3, 5, 6, 14, 17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다문화멘토링에서는 2-3년 멘토링을 진행한 멘토들이 많으며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얻어지는 성취와 일정한 장학  한 유용하게 

사용하는 멘토들이다. 이 유형은 사활동의 매력에 빠져 남을 도와주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이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사활동에서 오는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

활동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멘토링을 

통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사를 통한 실천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수 있으

며 사회의 역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유형은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교수자로서 효능

감이 높아지고 자신이 비교사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사회  실천의 속성

의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먼  활동성은 멘토와 멘티가 활발하게 활동에 임한

다. 주체성의 정도 역시 멘토와 멘티가 주체 이고 극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간성은 멘토의 학교뿐만 아니라 멘티와의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멘티와 계형성도 잘되어 상담활동이나 진로지도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

다. 성찰성에서 멘토는 멘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멘토 스스로의 활동에 

해 반성하고 더 좋은 방향의 활동을 하기 해 노력한다. 내  성취를 이룬  

멘토들은 다문화멘토링에 재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활동에 심을 

가지기도 한다. 성취를 통하여 탁월성까지 함양하려고 하는 유형이다.

4) 사회활동확 형

사회활동 확 형은 사활동이나 실천을 통하여 나름 로 가치를 형성하고 

더 높은 실천을 하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이 실천을 통하여 사회

상을 바꿀 수도 있고 사회의 공  선을 이루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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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 인 욕구를 채우기 해 멘토링을 시작하 으나 멘토

링을 통한 성취감을 통하여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자신의 삶의 가치

에 향을 주기도 한다.

이들은 사활동 심을 넘어 시민의식을 높이는 사회활동이나 시민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사회 으로 이슈가 되는 상에 심을 가지기도 하고 소외계

층을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의 유형은 사회  

실천의 속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모든 유형의 정도가 극이나 

강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

회활동확장형으로 가는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 다. 본 연구의 참여자  연

구참여자 1, 7, 8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활동 확장형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사회  실천에 가장 많이 다가간 

유형이다. 이들의 속성에 정도를 살펴보면 먼  활동성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활

발하게 활동하고 멘토가 멘토링을 넘어 다른 활동에 심을 보이는 유형이다.

주체성 역시 극 으로 참여하고 멘티에게도 극 참여를 유도하여 멘토링 활

동의 효과를 보여 멘티들의 변화가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공간성 역시 멘

티의 학교를 시작으로 멘티와 다양한 체험을 하기 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

기도 한다. 규칙성은 멘토링 제도를 극 활용하는 유형으로 규칙에 따라 멘티

에게 유익한 활동을 함께 한다. 성찰성은 멘토들의 성취를 활용하여 극 으로 

멘토링에 해 성찰하고 다른 사를 넘어 사회활동으로 확장되기 해 탁월성

이 확인되기도 한다. 유재 (2000)은 사회  실천은 발 하고 진보한다고 하

다. 이는 사회의 통 속에서 지속 으로 발 한다. 즉 사회  실천은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실천가들의 이해는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유형은 시

민활동들을 통하여 시민의식이 강화되기도 하고 다문화의식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내  선을 이루고 공공선으로 확 된다는 것이다. 이 게 인간은 

다른 사람과 계를 맺고 주변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의 

계 속에서 자기 행 에 해 어떻게 규정짓는지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 된다

(한기철, 2011: 265).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토들을 사회  실천의 속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들의 정도는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정도에 따라 내

가치가 형성되고 활동의 양상이 확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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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문화멘토링 활동의 모든 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실천가의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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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실천과정의 상황모형

핵심 범주에 한 설명을 제시하기 해 상황모형을 활용하 다. 상황모형은 

모든 범주를 통합하여 이론을 정교화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상과 련하여 다양한 상황  조건이 미시 인 부분에서 거시 인 

부분까지 작용과 상호작용이 얽 서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  실천을 통한 좋은 삶 만들기의 과정에 한 상황모형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에서부터 자신의 학교생활,  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이 미시  수

에서 거시  수 까지 포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구성하 다. 각 

수 에 따른 상황  조건과 략  결과간의 계는 다음과 같다.

3.1. 개인 차원

개인 차원의 미시  조건은 사회  실천과정에 다양한 패러다임 조건들이 작

용과 상호작용 략에 따라 결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차원으로는 자아성찰과, 멘토 자신의 노력, 멘토링 재결정이 있었다. 학생

들의 활동을 개인 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멘토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

황에서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고 실천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부딪히기 된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멘토링에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근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다문화멘토링을 이끌어갔다. 멘토링을 실천하

는데 개인 으로 변화된 것들은 자아성찰을 통하여 다문화멘토링을 항상 반성

하고 더 나은 계획을 세우기 해 노력하 다.  멘토링을 한 멘토들의 노력

이 많이 작용한다. 멘토의 노력은 멘티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멘토를 좌

에 빠지게도 한다. 끊임없이 멘토들은 반성하고 성찰하며 멘토링의 목표를 이루

기 해 노력한다. 한 멘토들은 다시 순환되는 다문화멘토링을 다시 신청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해 고민한다. 멘토링을 통하여 성취를 경험하거나 멘

티의 변화를 확연하게 경험한 멘토들은 부분 다시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 게 

확장된 자신들을 돌아보며 사회  실천이 마련되기 해서는 개인차원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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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아와 다문화감수성이 발 되어야 한다. Spitzberg(2000)는 다문화감수성

을 기르는 것은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와 다른 문화가 차별이 아닌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해와 함께 정 인 정서를 키울 수 있다

고 하 다. 이와 같이 개인 으로 사회의 구조 안에서 개인 인 측면이 아닌 사

회의 공 인 사람으로 필요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같이하는 사회에서 다문화

감수성은 모든 시민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이다. 다문화감수성이 풍부해질 때 멘

토링 활동에 효과성도 높게 나타난다. 한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들의 

도덕성도 향상된다. 다문화멘토링이 공 인 활동이기는 하나 개인 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며 이런 행 를 통해 도덕  상상력이 형

성되기도 한다. 도덕  상상력은 자신이 공 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끼

게 하고 그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멘토들은 돌  의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멘티들의 환경이나 특성을 이해

하고 이들을 도와주기 한 마음이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Noddings(1995)는 

돌 이란 사람에게 친 하고 좋아하도록 만드는 따뜻하고 애매한 감정만은 아

니라고 하 다. 이처럼 멘토들은 멘티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이들이 주

도 으로 응하고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역량을 높여주

고자 하 다. 이와 같이 멘토와 멘티 모두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개인 인 차

원에서 내 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3.2. 학교 차원

학교는 멘토와 멘티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문화멘토링이 학교생활에 향을 미치게 한

다. 학교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  멘티 학

교에서 멘티를 처음 만났을 때 멘티의 여러가지 특성들을 볼 수 있었으며 멘티

의 부정 인 반응은 멘토의 멘토링 활동에 많은 향을 주었다. 멘토들은 다문

화가정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시한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멘티의 부정 인 생각이나 반응들을 정 으로 끌어올리기 해 노력한다. 훌

륭한 교사는 학생에게 학습욕구와 학습동기를 끌어올려 주는 것이다(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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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이다. 멘토들은 교사처럼 멘티들의 학습욕구와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들의 정체성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한다. 멘토

들은 주로 멘티의 욕구에 맞는 학습자 심교육을 실시한다. 학습자 심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기 에 개개인을 악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학

생에게 잘 달하기 해 학습과정에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한다(McCombs,

2003: 96). 그로 말미암아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다. 이 게 

멘토들은 멘티와의 활동을 통하여 멘티에게 학교생활은 물론 학습향상이 일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하 으며 그 결과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직을 이

수하는 학생들은 학생들을 교수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기도 하고 교수방법에 

한 스킬이 향상하기도 하 다.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도 멘티를 가르치

고 함께하면서 다양한 지식이 형성되기도 하고 교수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진로

를 탐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멘토는 물론 멘티까지 다양한 성장

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자신의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멘티들

의 변화는 멘토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이들이 정 으로 변화하고 극

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것을 보고 멘토들은 뿌듯함을 넘어 자신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곤 한다. 멘토들은 이런 결과를 통하여 교사

로서의 성취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많은 향을 다.

그러나 교사들의 태도에 해서는 멘토들은 양면 인 생각을 가진다. 교사들

이 멘토링 활동에 극 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순한 업무로 받

아들이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사의 이런 태도는 멘토링 활동에 향을 주기도 

하지만 멘토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으로 남기도 하 다. 멘토들은 이러한 교사

를 보면서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교사 을 다시 

정립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한 멘티들에 있어서도 멘토링 경험이 학교생

활에 많은 향을 미치고 멘토링의 효과에 따라 멘티들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

난다. 멘토링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멘토와 계형성이 잘된 멘토들은 학교성

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자신감이 생겨 더 높은 수를 받기 해 노력하는 결과

를 낳았다. 그러나 멘토링에 흥미가 없거나 그  시간 채우기로 참여한 멘티들

은 학교성 에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친한 형이나 언니가 생겼다는 생각에 자

신의 고민이나 진로에 해 상담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멘토와 멘티가 학생

이란 을 감안할 때 사회  실천은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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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들에게는 자신감이나 자아존 감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멘토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

어주고 자신의 미래에 해 가치 을 정립하기도 하고 진로를 탐색하 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범  학생들은 교직과목 이외에 학생들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

학에 심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에 근하기도 하 다. 한 멘토들은 

멘티들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항상 심을 가지고 있었다.

3.3. 사회 차원

다문화멘토링은 개인과 학교수 을 넘어 사회차원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  수 은 사회  실천을 거시  차원으로 다문화에 

한 인식, 멘토링 제도와 멘토의 성취활용, 튜터와 모임으로 나 었다.

다문화에 한 인식은 우리사회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

생들의 다문화에 한 선입견은 우리사회 반 으로 다문화에 한 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사회에서 다문화인에 한 이해와 배

려, 상호존 은 필요한 시민 인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은 로벌 시민성을 함

양하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지역  지구  맥락에 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이끌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 내에서 책임을 규정하는 도덕  윤

리  성향이다(정연희, 2009). 이러한 상을 보면 다문화교육이  시민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에 한 

선입견이나 다름에 한 생각들이 변화 되고 다른 소외계층을 한 사활동으

로 이끄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상황

에 놓여 있으며 그런 상황은 다문화가정 학생들 역시 소외계층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 다.

한 멘토링의 제도에서 오는 장 과 단 을 멘토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

며 멘토링에 향을 주었다. 멘토링 제도는 멘토링에 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

다. 규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따라 제도의 장 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홍은

숙(2007)은 규칙을 잘 따르기 해서는 규칙을 잘 인지해야하고 상황에 용할 

수 있는 한 단력이 필요하며 규칙을 받아들이는 정서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멘토링 제도에 한 규칙을 멘토들이 잘 이해하고 활동에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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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아마도 멘토링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해 학교와 학기

이 힘을 합쳐 멘토링 평가를 해야 한다. 한 규칙을 벗어나거나 제도를 악용하

는 멘토들의 윤리 인 태도에 해서도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멘토들은 튜터와 조별모임을 통하여 비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한다. 행

정 인 처리에 있어 약속과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 것과 튜터와 조별활동

을 통해 동 인 계형성을 배우기도 한다. 나 혼자 멘토링을 잘해서 되는 것

이 아니라 사활동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력하는 것을 깨닫고, 사회조

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멘토들의 성취 활용이다.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내  외  많은 성취

와 함께 성장을 경험한다. 자신들의 사경험이 다양한 방면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멘토들의 성취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인 실천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멘토들은 자신의 경

험을 통하여 혼신의 힘을 쏟는 과정에서 사회  실천의 고유한 내  선들이 실

된다(김선구, 2008: 15). 따라서 멘토들은 자신의 만족이 일시 인 성취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건강하고 질 좋은 삶을 하여 지속

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게 학생들의 사회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사회에서는 장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  실천은 결코 개

인, 학교, 사회차원에서 나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맥락 으로 연계되

어있으며 어느 단계를 구분지어 나  수 없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이 개인과 학교, 사회수 에서 어

떻게 작동되고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모든 체계는 유기 으로 상호 연

되어 있으며 개인수 이 학교, 사회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천을 

통한 좋은 삶을 만들기 해서는 공동체 인 마음가짐과 사회의 공 활동에 참

여하여 가치 있는 실천이 이루어질 때 좋은 삶,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에서 사회  실천을 통한 좋은 삶 만들기의 상황모형에 해 살펴보았다.

개인 차원, 학교 차원, 사회 차원으로 와 같이 살펴본 결과 다문화멘토링

을 통한 사회  실천과정을 수 에 따라 포 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합하기 해 상황모형을 활용한 결과 각 범주들은 개인, 학교, 사

회수 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

천과정은 개인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사회 체의 맥락 속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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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사회  실천과정 상황모형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 내용은 [그림 Ⅴ-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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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번 장에서는 Strauss & Corbin(1998)의 분석 차  축 코딩과 선택 코딩

을 통하여 사회  실천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상황모형을 제시하 다. 먼  

다문화멘토링 실천과정의 축 코딩은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심 상에 따른 

인과  조건과 맥락  조건을 구분하고 작용/상호작용 략에 필요한 재  

조건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분석하 다. 심 상은 다문화멘토링을 실

행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과  조건은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지원하는 

것과 다문화에 한 인식으로 나 었다. 맥락  조건은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

의 특성과 반응으로 나 었으며 심 상을 재하는 조건으로는 멘토링 제도

와 교사의 태도, 튜터모임, 멘토의 노력으로 분류하 다. 작용/상호작용 략으

로는 멘토의 자아성찰과 멘토링을 통항 성취를 활용하고 멘티의 변화를 인식하

는 것이 있었다. 이 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멘토링을 재신청 여

부와 다문화이해와 홍보, 사활동 확 로 도출되었다. 이 게 심 상은 패

러다임요소에 따라 맥락이 연계되어 있으며 나선형으로 지속 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한 사회  실천과정의 단계는 여섯 단계로 나타났다. 멘토링을 지원

하고 기다리는 설 이는 단계와 멘티를 만나 서로에 해 알아가는 단계, 멘티

와 라포가 형성되고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는 함께하는 단계이다. 한 멘토링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갈등하는 단계와 멘토링의 성취를 통하여 넓 지는 단계, 다

른 역으로 활동이 확 되는 단계로 나 었다. 이 게 다문화멘토링의 과정은 

순차 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느 한 단계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활동의  

과정에서 연계되어 있었다.

사회  실천을 통한 좋은 삶 만들기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의 

핵심 범주이다. 학생들이 사회  실천을 한다는 것은 실천을 통하여 내  성취

를 이루고 이를 통해 내재 인 선이 형성되며 이는 곧 공공선으로 확 되어 결

국에는 자신의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 이에 한 이야기 개요를 가상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술하 다. 더불어 사회  실천의 속성을 반 하여 사회  실

천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 었다. 먼  멘토링이라는 사활동을 경험하고 내

성취를 이루지 못한 멘토가 멘토링을 포기하는 재도 포기형과 내 성취는 크

게 느끼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도 하는 지속형이다.  실천을 통한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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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활동에 심을 가지는 사활동 심형과 사활동

을 넘어 다른 사회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사회활동 확 형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 까지 사회  실천과정을 통하여 상황모형을 제시하 다. 상황

모형은 학생들이 학생인 만큼 사회  실천이 개인과 학교, 사회 차원에서 어

떻게 발 되는지 제시하는 모형이다. 이들은 개인 으로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다문화에 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다. 한 학교 차원

에서는 다문화에 한 이해와 상호문화 교육에 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지식과 교수방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사회 차원에서는 학생 멘토들이 사활

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어 이를 공동체

를 한 공공선으로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실천은 자신의 좋은 삶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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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경험을 통하여 사회  실천의 

본질을 탐색하고 사회  실천과정을 분석하여 사회  실천의 이해와 기 를 마

련하는데 목 을 두었다. 이러한 목 에 도달하기 한 연구 문제는 첫째, 다문

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이 경험하는 사회  실천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  실천을 경험하

는가?로 설정하 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참여자는 다문화멘토링을 1년 이상 

경험한 학생 18명으로 다문화멘토링을 1년 이상 경험한 자로서 연구에 자발

인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 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2월부터 2015

년 9월까지 심층면담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사하여 자료를 분

석하 다.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의 분석 방법에 따라 먼  개방 코딩

을 하여 범주를 추출한 후 축 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과 

과정 분석을 하 다. 선택 코딩에서는 핵심 범주를 발견하고 이야기 개요를 작

성한 뒤 핵심 범주를 심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상황모형을 제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귀납 으로 이론을 통합하 다.

본 연구 결과 개방 코딩은 106개의 개념과 43개의 하 범주, 1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결과, 학생들이 다문화멘토

링을 통한 사회  실천과정에 한 인과  조건은 다문화멘토링 지원과 다문화

에 한 선입견으로 나타났다. 인과  조건은 심 상이 시작되는 단계로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지원하면서 사회  실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원인

이다.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는 이유는 다문화에 한 경험을 하고 

싶거나 학생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학생

들은 자신이 취업할 때 필요한 스펙이나 장학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

났다. 한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은 매우 부정 이었다. 다문화가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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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도 

다문화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 하여 교육부에서는 2015년 다

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 는데 다문화아동에게 취학  동등한 출발

을 보장하기 해 유치원부터 언어  기 학습 등을 지원하기 한 계획을 

발표하 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목 도 있지

만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을 유치원부터 시작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심 상은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문화멘토링이라

는 실천을 통하여 멘토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느낄 수 있다. 심 상은 다문화멘토링을 실천하기 해 멘토들이 어

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선행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다문화멘토

링을 실천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을 도와주기도 하고 정서

지원, 체험학습, 상담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심 상인 다문

화멘토링 실행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한다. 심 상에서는 무엇보다 멘토의 

능력이 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멘토링을 실천하기 한 맥락  조건으로는 멘티의 특성과 멘티의 반

응, 표 으로 나타났다. 멘토의 특성에서는 멘티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상태를 알 

수 있다. 선행연구  박인옥(2012)과 권재환(2015)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학습상태가 개인의 능력문제인지 가정환

경이나 주변상황에 의한 것인지 특별히 밝 진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과 

실이 복합 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은 다문화

멘토링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른 맥락  조건으로는 멘토링 진행시 

멘티의 반응이다. 첫 멘토링으로 멘티를 만났을 때 멘티는 매우 소극 이고 

조 이지 않는 반응을 보 다. 멘티를 만난 멘토들은 멘티의 반응에 어떻게 다

가가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해 당황하기도 한다. 멘토의 질문에 무표정으로 

답을 안 하거나 단답형으로 말하는 멘티들 때문에 멘토들은 힘들어 한다. 이러

한 멘티들의 특성은 여러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 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들은 여러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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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멘토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학습지원도 요하지만 정서지원이 더욱 요함을 인지

하게 한다. 권재환(2015)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제 으로 사회  편견이나 

차별, 원만한 래 계 기술 부재로 인해 인 계의 어려움을 강조하 다. 멘

토들은 다문화멘토링 참여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어려움을 한 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들의 외모나 말투, 학습부진 등은 집단따돌림으로 이어지

고 이러한 상은 우울감이나 자신감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오성배

(2005)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정체성 혼란으로 수업 에도 불안하거나 축되

어 매우 소극 인 태도를 보이며 이는 자신감의 부족으로 이어져 많은 학생들

이 사회 ‧심리 으로 축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나타나듯 멘

토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상태가 다문화멘토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

들고 있다는 것을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직감하게 된다. 이러한 상에 

해 김민정(2013)은 멘토가 멘토링을 통하여 멘티들의 학습동기를 이끌어내고 학

생들이 자신의 학습역량을 히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 지도, 보호, 도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 다.

멘토링 실행과정에서 작용과 상호 략을 하게 하는 재  조건은 먼  멘토

링 제도이다. 멘토링 제도라 함은 멘토링 활동의 규칙이나 제반사항으로 멘토링

활동이 다른 교육 사활동과 다른 을 나타내고 있다. 먼  다문화멘토링은 멘

토에게 주체 으로 활동할 수 있게 자유로움을 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멘토에

게 양심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한다. 멘토링 활동에 있어 멘토의 윤리 인 측면은 

멘토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제도 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

에 해 신기철(2006)은 도덕성에 실 은 개인의 결단이라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사회 인 맥락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다문화멘토링은 다른 사활

동 같이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진 교육과정이나 주 교재나 부교재

들이 없기 때문에 멘토의 책임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멘토 스스로 자유롭게 시

간과 계획을 짜서 멘티와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로움은 처음에 멘토링을 

시작하는 멘토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멘토링이 익숙해짐에 따라 멘토들

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멘토에게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다문화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일 일로 계를 형성하는 일 일 멘토링이다.

따라서 집단 멘토링이나 일 다 멘토링과 다르게 멘토가 멘티 한사람에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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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  조건에는 튜터와 함께하는 조별모임

이 있다. 튜터는 인천의 I 학에서 멘토를 리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사

람들로 멘토링의 슈퍼바이 와는 다르다. 멘토링에 처음 참여한 멘토들은 튜터

의 지도와 튜터와 함께하는 조별모임을 통하여 멘토링에 한 정보를 얻고 멘

토링 방법을 알아가기도 하 다. 튜터와 함께하는 조별모임은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재  조건은 교사의 태도이다. 교사들의 

극 인 태도와 소극 인 태도에 따라 멘토들의 멘토링활동에 정 인 역할

과 부정 인 역할을 미치게 한다. 교사들의 태도에 따라 멘토들은 멘토링에 도

움을 받기도 하고 멘티에게 극 으로 다가가기도 한다. 이처럼 재 인 요인

은 다문화멘토링을 실행하는데 있어 멘토들의 성취와 멘티의 변화에 정 이

거나 부정 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멘토링의 

효과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멘토들의 노력에 따

라 멘토링의 효과성이 좌우될 수 있다.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과 극성 등을 보

이면서 멘토링을 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은 멘티에게 다양한 변

화를 불러 일으킨다.

작용/상호작용 략은 멘토의 자아성찰과 멘토의 성취를 활용하고 멘티의 변

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항상 반성하고 성찰

한다. 멘토링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그날의 멘토링을 반성하고 멘토링의 계획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멘토들은 다양한 성취를 

경험한다. 이러한 성취는 멘토링 활동을 성공 으로 이끄는 데 많은 것을 좌우

하게 한다. 멘토들의 성취경험에 따라 멘토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

다. 한 멘티의 변화 역시 멘토에게 멘토링을 하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 멘티

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한사람

을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게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

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고려하며 생각하며 실천해야 한다(장윤수, 2014: 285).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략의 차이에 따라 다시 멘토링에 재도 의 결정과  

다문화에 한 인식변화와 홍보 그리고 사활동 확 로 나타났다. 먼  멘토링 

재도 에서는 매년 다시 시작하는 멘토링 로그램에 다시 지원할 것인지를 고

민한다. 이처럼 멘토링을 통하여 성취를 경험한 멘토들은 다시 멘토링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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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멘토들은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성취가 없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 멘토들도 있다. 이들은 다른 멘티를 만

나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 한다. 그러나 여 히 만

족하지 못하는 멘토가 있는 반면 다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멘토들도 있다.

한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다문화에 한 인식이 변화되고 다문화멘토

링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처음 멘토링 진행시 가졌던 마음과 다르게 멘티들

과 상호작용 속에서 멘티가 자신의 의지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멘

티를 보고 멘토들은 변화한다. 더 나아가 사활동을 확 하기도 한다. 학생

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다른 사와 실천에 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활동으로 변화되어 간다. 멘토들이 다른 사활동에 

심을 갖거나 사회활동으로 역을 넓 가는 것은 다문화멘토링이 하나의 사

회  실천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들의 내재  

선을 함양하게 하고 내재  선은 공동체 유지에 도움을 다(강성민, 2014).

더불어 과정 분석을 통해서는 사회  실천단계를 설 이는 단계, 알아가는 단

계, 함께하는 단계, 갈등하는 단계, 성취하는 단계, 넓 지는 단계로 확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인 설 이는 단계는 다문화멘토링에 지원하고 

면 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합격을 한 후에는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에 한 기 감과 어떤 멘티를 만나게 될 것인지 설렘을 갖는 단계이

다. 두 번째 단계인 알아가는 단계는 다문화멘토링을 함께할 멘티를 만나고 멘

티의 특성이 무엇이며 멘티가 무엇을 좋아할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지 

멘티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성격 등을 악하고 계를 형성하는 라포단계이

다. 세 번째 단계인 함께하는 단계는 멘티와 력 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로 멘티와 학습을 하거나 멘티와 체험활동, 정서활동 등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멘토외 멘티의 력 인 계가 잘 형성될 때 멘토링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갈등하는 단계이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토들은 

갈등상황에 직면하는데 주로 멘티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멘토의 계획 로 멘토

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취하는 단계이다.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멘티들의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고 멘토 자신도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이다. 여섯 번째 단계

는 넓 지는 단계로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사와 실천에 한 가치가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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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사활동까지 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회활동

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형성하려는 실천 역으로 확 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사회  실천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 어 살펴본 결과 모든 단계는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단계의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나

선형태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사회  실천과정은 계단식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될 수도 있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

정의 요성을 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에 참여

한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근거이론방법에 한 과정  

단계는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  실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천과정의 핵심 범주는 ‘실천을 통

한 좋은 삶’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범주를 심으로 사회  실천의 

속성 정도에 따라 ‘재도 포기형’, ‘지속형’, ‘ 사활동 심형’, ‘사회활동확 형’

의 네 가지로 유형화 하 다.

재도 포기형은 매년 새로 실시하는 다문화멘토링을 다시 지원하지 않고 머

무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문화멘토링 활동 시 다양한 멘티와의 다양한 갈등과 

멘토링을 통한 의미가 인식되지 않을 때 단한다. 이들은 멘토링 활동 시 멘티

와 라포형성이 되지 않아 계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멘티가 멘토링 시

간을 지키지 않아 마냥 기다리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때 이들은 갈등

으로 멘토링을 간에 포기하거나 더 이상 멘토링에 도 하지 않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속형은 1년의 멘토링을 경험한 결과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갈

등도 있었지만 멘토링을 한 번 더 도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1년 경험

을 토 로 다시 멘토링을 도 하는 유형으로 멘토링을 통한 성취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형이다. 사활동 심형은 멘토링을 통한 성취

를 경험한 유형으로 멘토링을 통하여 멘티들의 변화도 확인하고 자신에 한 

만족감을 가지고 다른 사활동으로 심 역을 넓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사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다른 사활동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싶어 

다른 곳으로 길을 돌리는 유형이다. 사회활동확장형은 멘토링을 통해 성취감

을 가장 많이 느낀 유형으로 사활동을 넘어 사회활동으로 역을 넓  인간

답게 살기 해 시민의식을 높이려는 유형으로 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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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변화된 유형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어떤 것을 추구

해야 하는지 인식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  실천과정에 한 유형화는 사회  실천을 하기 한 다양한 조

건인 활동성, 주체성, 공간성, 규칙성, 성찰성, 탁월성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도에 따라 능동  성장을 할 수 있어 더 좋은 삶을 한 결과

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  실천은 학생들의 특성이 잘 반

되어 사활동에서부터 사회활동으로 역을 넓  이들의 정 인 힘이 발

휘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통한 좋은 삶 만들기의 상황모형을 제시하 다. 이 상황모

형은 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사회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범

주를 통합하고 정교화 한다. 이런 모든 범주가 개인과 학교, 사회에 어떻게 유

기 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 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다문화멘토링은 사회  실천의 속성을 반 하고 있었다. 다문화멘토링

은 사회  실천의 속성인 활동성, 주체성, 공간성, 규칙성, 성찰성, 탁월성을 모

두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활동을 심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멘티와 멘티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게 된다.  실천을 할 수 있는 사회,

작게는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멘토링 제도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

 활동을 통하여 멘토들은 자기반성을 하고 성찰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성취

는 내재  선을 함양하게 한다.

둘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체계 으로 알 수 있었다.

실천에 필요한 범주들이 어떤 원인과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상을 조 하고 

재하는 략들을 통하여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체계

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실천을 이루게 하는 원인과 그 실천에 이르는 맥락이 

작용하고 있고 상에 한 재조건과 상호 략 등이 서로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실천을 통하여 학생들은 내  혹은 외  경험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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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  실천은 사람과의 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의 단계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 이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 함

께하는 단계, 갈등하는 단계, 넓 지는 단계, 확 되는 단계로 나타났다. 이 게 

사회  실천의 과정은 순차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계에 한 한계는 

없었으나 단계를 뛰어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사회  실천과정을 통해 얻어지

는 경험은 실천가들에게 사활동에 한 확장으로 이어졌다.

넷째, 사회  실천은 실천가들의 가치변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다문화멘토링을 통하여 사와 실천에 한 가치변화를 가져오게 

하 다. 실천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가치를 깨닫고 공동체의 요

성을 인식하여 건 한 시민의식을 함양하 다. 이와 같이 사회  실천은 사회구

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실천을 통한 성취를 이룰 수 있

으며 이들에게 얻어진 성취는 내재  선을 가져오게 하고 그 내재  선은 공동

체를 한 선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을 살펴볼 때 실천을 통한 성취는 자

신의 변화는 물론 사회의 공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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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실천에 주목하여 이들

의 실천을 통해 경험내용과 실천과정에 해 분석하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場)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취업을 한 스팩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부족하다. 장원순(2003)은 사회  실천의 장을 통하여 실천의 가치

와 표 , 행 방식들이 경계를 넘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장들은 서로 고립

되지 않고 내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 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다문화멘

토링에 참여하기  많은 학생들은 사활동에 한 명확한 개념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러한 상은 아직 우리사회가 사활동에 한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에게 사활동이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 등에 한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활동에 

해 학을 가는 방편이나 스펙 쌓기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활동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Bourdieu

는 실천  의식이 부분 실천을 통하여 체화되어 하나의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은 아비투스로 나타난다고 하 다(Bourdieu, 2002: 11). 이 게 실천

 의식은 실천을 통하여 상호작용할 때 얻어진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활동으로 사회  실천에 한 인식이 바 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갈수록 사활동에 한 인식은 아주 

높다. 이러한 이유는 어려서부터 사활동에 한 교육으로 인해 자발 인 참여

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실천에 한 교육이 등학교부터 이루어

져 사활동에 한 인식 개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  실천을 할 수 있

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박선 (2009)는 로벌 시민교육이 한국  상황에 해 

정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청소년활동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

다. 그러기 해서는 다양한 사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체

화될 수 있도록 실천의 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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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문화교육이 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선

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다문화에 한 인식은 미흡하다. 김원경 외(2011)의 연구에

서 학생들의 다문화교육 필요성에 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교육을 고

등학교 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문화교육 문제 에 한 교육은 유치

원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하 다. 한 강진구(2008)는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은 

교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 역에서 다양한 다문화 강좌가 필요하다고 하

다. 한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 스스로 변화되어야하고 사회  역에 교육의 

역 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다문화교육을 학교에

서 시행되고 있지만 일회성 교육이 많고 학생들의 심을 가지기에는 역부족이

다. 다문화교육이 많은 수의 학생을 함께 모이게 하는 강당이나 교실에서 비디

오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문화에 한 이해라는  

일차원 인 목표 이외에도  지구  에서 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다

양성이해에 한 이차 인 교육목 이 포함되어야 한다(박선 , 2009: 22)

셋째, 다문화멘토링을 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에 한 책이 필요하다. 멘토

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만족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멘토들

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도에 포기하는 멘토들이 발생한다. 이

게 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방하기 한 책마련을 해야 한다. 이성순

(2014)은 멘토링 활동의 도 포기자를 방할 수 있는 지지책이 강화되어야 함

을 제시하 다. 그 로 멘토링 운  담당자가 지속 으로 멘토를 지지하고 피

드백하여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하며 멘토링 참여자를 한 상담실 운 을 제안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일시 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멘토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해서는 멘토들을 주기 으

로 교육하고 이들이 자신의 갈등을 주도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러기 해서는 멘토링을 운 하는 학에서 먼  갈등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상

담하여 갈등을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Johnsin &

Johnson(2002)은 학생들에게 갈등 조정능력이 형성되면 자신을 자율 으로 통제

하기 때문에 행 를 조 할 수 있다고 하 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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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여 무엇이 한지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

는가를 조 할 수 있다(김 순 외, 2010). 뿐만 아니라 도탈락 기에 있는 학

생들의 멘토링 활동에 참 하여 멘토와 멘티의 계  갈등내용을 악하고 

이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멘토, 멘티 어느 한 쪽

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주기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 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넷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에 한 교육의 문제이다. 멘토링을 운

하는 학기 은 멘토링을 시작하기  학 자체 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

고 있으나 이것이 멘토들에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사 교육은 멘

토링 활동을 시작하기  실시되어 멘토들이 멘토링의 특성을 알지 못할뿐더러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 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멘토들은 사 교

육을 형식 으로 듣거나 행정 인 처리에만 심을 가지게 된다. 실제 으로 멘

토링 활동에서는 학습지원 이외에도 정서지원, 진로지도, 상담활동 등이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멘토들은 이런 활동에  경험이 없이 멘토링에 투입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이성순(2014)은 멘토들의 

사 교육 로그램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 교육에서 멘토들의 반

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범 생이 아닌 비 사범 생인 경우 교직에 

한 이해도 부족하고 수업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멘토의 교육에 윤리 인 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 멘토링이 사활

동인 을 이해시키고 사의식이나 윤리의식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 멘토링 제도는 멘토에게 주도 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멘토들이 당히 

시간을 떼우거나 시간을 속여 출근부를 작성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따라서 멘토들의 양심 인 활동을 토 로 장학 을 지 하는 상황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 을 보완할 수 있도록 멘토들의 사의식에 한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멘토들의 멘토링활동에 한 역량교육과 멘토들의 

의식교육이 포함된 교육모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회의 교육이 아닌 주기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멘토링에 운 에 한 평가와 학생들의 평가에 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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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로그램에 한 평가는 로그램의 질을 높이거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문화멘토링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재까지 지속 으로 

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진입하면서 다문화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는 학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효과성은 제 로 평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평가에 한 도구가 제 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 기

에 한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선옥(2014)은 다문화멘토링 로그램 평가를 멘토 평가와 멘티와 학부모 평

가, 운 진 로그램 평가로 나 어 실시한다고 하 다. 멘토 평가는 멘토 원

과 운 진이 참여하여 질문지법과 자유토론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멘티와 

학부모 평가는 질문지를 통하여, 운 진 로그램 평가는 질문지법이나 자유토

론 형식으로 실시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멘토링 운 기 은 자체 인 방법으

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이 많고 많은 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운 에 한 제 로 된 평가도구가 없어 

각 학마다 자체 으로 평가도구를 만들어 평가하고 있으나 높은 효과를 나타

내지 못하고 있다. 형식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질문지나 설문지, 최종평가회

로 체하기도 한다.

한 멘토에 한 문 인 평가도구도 없다. 멘토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멘토 평가는 일부의 설문지로 체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멘토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문화멘토링은 일반 자원 사와 다르게 

멘토들에게 일정의 장학 을 지 하고 있다. 이를 해 학운 기 은 장학재

단에 멘토링 운 을 신청하고 장학 을 탁받아 멘토들에게 지 하거나 운 을 

하기도 한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평가도구의 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멘토링을 담당하는 교사의 태도이다. 다문화업무가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이다. 업무의 한계를 나 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문화업무

는 독립 이지 않고 다른 업무에 부수 으로 끼여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교사

들이 다문화업무에 많은 비 을 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멘토와 멘티를 할 때가 많다. 성문주‧유지 (2013)은 멘토링 활동을 할 때 교

장선생님과 일선교사들이 멘토링에 한 이해와 조가 낮을 경우 진행이 어렵

고 성과가 낮다고 하 다. 따라서 교사들의 조가 없이는 멘토링의 효과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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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한 책무성으로 할 필

요가 있다. 박미숙(2013)은 다문화 담당교사들의 업무기피 상을 막기 해 다

문화업무를 담해주거나 가산 을 부여하고 교사들의 다문화에 한 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 다. 다문화멘토링으로 인한 교사 연

수가 멘토링을 시작하고 한번 있으나 많은 교사들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형식

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복지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다

문화멘토링 활동을 더 많이 도와주거나 지지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으로 볼 때 교사들의 다문화에 한 인식 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기 해

서는 교사연수의 기회를 일회성이 아닌 주기 으로 이루어지거나 미디어를 통

한 연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게 다문화연수를 통하여 다문화에 한 

인식이 개선된 교사가 다문화업무를 하여야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이해하고 다

문화멘토링 활동도 극 지원해  수 있다.

다문화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인생의 변화를  수 있다는 에서 다문화 담당교사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담당교사들에게 다문화 인식교육과 실질 인 

업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 다문화멘토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한 인식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멘토링 활동에 한 문제 도 보완할 수 있다. 특

히 멘티의 변화도 주기 으로 체크할 수 있으며 당히 다문화멘토링 활동을 

하는 멘토들을 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멘토링 운 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멘티학교 담당교사의 조가 극 으로 필요하다. 다문화업무가 한 

학생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수 있으며 교사들이 인식하고 멘토링 활동을 

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멘토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실천 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다문화멘토링의 수행과

정을 살펴보고 이론  모형을 도출하 다는 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 을 찾을 

수 있다. 한 멘토와 멘티의 상징  상호작용 에서 학생들의 사회  실

천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문화멘토링의 효과성을 높이

는 방안을 제공하 다는 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문화멘토링 하나의 경험과 멘토의 이야기에 의존하여 사

회  실천과정을 살펴본 것에 해 연구의 한계 을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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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실천 경험에 따른 속성과 정도에 따라 계유형을 분석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 기 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경험을 통하여 사회  

실천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다문화멘토

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인 목표가 효과 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

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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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social practice based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is it is intended for the students to fulfill the inner value of the public

good and to provide a healthy social community development plan. To reach

this goal the following questions have been set up. First, what is the content

of social practice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hrough what kind of processes have the

students of this program experience social practice?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18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for over a

year, have volunteered to be involved.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2014 to September, 2015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The recorded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by the gr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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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methodology according to Strauss & Corbin(1998). Followed this

methodology, the contents were categorized through open coding, and then

classified by the paradigm and analyzed the process through axial coding. In

the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was found, the story outline was

drawn up and typified focusing on the core category. With these findings

through the conditional matrix work were set up.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In the open coding, after analyzing experience categories of the

student-participants of th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a

total of 106 concepts, 43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were derived.

In the axial coding stage, the result of the category analysis following the

paradigm revealed that causal conditions of process of social practice were

supports for th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judice

against cultural differences of mulitcultural families. The central phenomenon

was practicing multicultural mentoring and contextual conditions that

brought this central phenomenon is the mentees’ characteristics and reactions.

The mentoring institution, teachers’ attitudes, tutor and group meetings, and

mentors’ efforts made up the arbitrary conditions. Self-examination, mentor’s

accomplishment utilization, identifying change in mentee were revealed as

action/interaction strategy, and mentoring decision, perception change,

publicity, and voluntary service expansion were revealed to be the result.

In the process analysis, the stages of social practice were expanded to

fluttering stage, getting to know stage, together stage, conflict stage,

accomplishing stage, and broadening stage. First, the ‘fluttering stage’ is the

stage after application to th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having the interview, and being selected as a mentor, the expectation of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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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o about with mentoring and waiting for the meeting with the mentee.

Second, the ‘getting to know’ stage is to form rapport when meeting the

mentee assigned for the multicultural mentoring, understanding the mentee’s

characteristics, developing the suitable relation for the character of the

mentee in various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Third, the ‘together stage’ is

the stage where cooperative activities take place, and learning activities,

activities for experience, emotional activities, counseling activities are done

with the mentees. In this stage when the mentor and mentee’s cooperative

relationship is developed, the effect of the mentoring can be increased. The

fourth stage is the ‘conflict stage’. During the mentoring process mentors

face conflict situations, mainly they are conflicts when the mentee does not

make the appointed meetings or the mentoring activities do not go as

wanted by the mentor. Fifth, the ‘accomplishing stage’ through the mentoring

activities mentees identify various changes and mentors feel that they are

achieving something. Sixth, the ‘broadening stage’ is confirming the changes

in values about volunteering and practice and having interest in other

volunteering activities. This is the stage of expansion of the practice by

developing civic consciousness through social activities. Thus social practice

process was revealed to be a spiral form process in which six stages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 limit cannot be accurately sorted.

Through selective coding showed that the core category about process of

social practice is ‘making a better life through social practice’. Focusing on

the core category, the result of identifying relations between categories

divided into the giving up on trying again type, persistent type, interested

in service type, social activity expansion type. First, in case of ‘giving up on

trying again type’, students gave up on applying to mentoring program for

the second time because they were hurt or could not feel the sense of

accomplishment. Second, the ‘persistent type’ is the type of students who

experienced mentoring over 1 year and tried it again, they had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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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ense of accomplishment was low but basing on their experience,

they try one more time. Third, in case of ‘interested in service type’ students

saw change in the mentee and felt the sense of accomplishment in

themselves through service and practice. Along with sense of accomplishment

through service they start to have interest in other volunteering activities.

Fourth, the students of ‘social activity expansion type’ felt the internal and

external accomplishment through mentoring and went beyond volunteer

work by expanding the range to social activities. They found that the

activities have increased the value of their life and developed civic

consciousness with social activities.

Finally, a model through the conditional matrix work was provided to

comb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del was divided in to personal,

school and social levels, and depending on them the role of the university

student was shown differently. Social practice process through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was drawn in personal lie, school life and social lif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process of social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is we can know that process of social practice is taking

place in stages and systematically. Furthermor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reflects the properties of social practice. Especially,

mentors and mentees of multicultural mentoring play independent role, it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mentoring is high.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mentee’s demands have to be actively reflected and a place for

the mentors to work actively should be provided. Various people achieve

internal virtue through social practice and a place of practice needs to be

provided for this internal virtue to expand into public interest and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 to support this.

Keyword: social practice, the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ground theory, undergraduat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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