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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 일치집단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신조어 사용의 특성과 신조어 사용 

능력과 또래인기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연령이 14~16세 되는 경도지적장애 학생 4명과 생활연령 

일치집단 일반학생 4명, 총 8명으로 하여 대상을 비모수 검정으로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신조어의 경우 301개의 신조

어 중에서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통하여 60개의 신조어를 선택한 후, 60개 신조어 어휘에 대한 인식도와 배경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 집단 간에 신조어 이해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 집단 각각에 대하여 신조어 사용과 또래인기

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신조어 사용과 또래인기도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경

도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어휘 지도를 할 때, 또래와의 관계 및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조어 어휘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학령기, 융․복합 커뮤니케이션, 신조어교육, 인기도, 지적장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new words, ability to use new words, and peer popularity among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general students of the age-matched group. A total of 8 students, 4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ged 14 to 16 years of age and 4 normal students in the age-matched group,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using a nonparametric test. In the case of new words, 60 new words 

were selected through expert content validity among 301 new words, and then recognition and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60 new words were colle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new words between the student group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general student group of the same age.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new words and the popularity of peers was compared for each group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 group of general students of the same age as possible. Therefore, when providing 

vocabulary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teach new vocabulary in order to increa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eers and their pop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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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며 사회 변화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어휘들도 지속적으로 출현 및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어휘는 언어의 여러 요소 중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유동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에 등장하는 새

로운 사물과 개념들은 즉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단어

의 출현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이러한 변화는 신조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조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

게 만들어진 말이나 외래어를 뜻하는데, 하위 항목으로 

신어, 속어, 은어, 줄임말, 준말, 유행어 등이 있다[1]. 과

학의 발달, 현대의 변혁, 문명의 진보 등 인류사회의 빠른 

변화 속 신조어의 출현은 가장 두드러진 최근 현상이며, 

신조어의 생성은 현대 사회의 융․복합적 정치, 경제, 문화 

등 변화 및 흐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조어는 

일반 어휘 못지 않게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지만, 기초 어휘 및 교재 개발과 관련으로 어휘 선정에서 

제외 되었다[2]. 

한국 교육에서 신조어에 대한 교육은 일시적으로 사용

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언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 방식

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가르

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정보 통신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국내외 문화교류, 대중문화 발

달 등을 통해 신조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현재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매체를 쉽게 접하여 

SNS, TV, 드라마, 라디오 오락프로그램 등 신조어에 대

한 이해가 없으면 융․복합적 문맥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

가 어려워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3]. 

특히,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등교를 중지한 바 

있다. 초록우선 어린이 재단에서 조사한 ‘코로나-19가 아

동, 청소년에게 미친 일상생활 변화’에 따르면 평일 낮 시

간대 부모의 공백으로 인한 ‘나홀로 아동’은 46.8%, 맞벌

이 가정 49.4%, 외벌이 가정 21.1%의 부모들은 자녀의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

자는 학령기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생활연령 일치집단 

일반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휴대폰, SNS의 사용

의 증가에 따라 신조어의 사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이에 따라 학령기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생활연

령 일치 집단 일반학생들이 신조어의 이해도와 활용도에

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신조어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

에 따른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외 문화교류와 

더불어 신조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 도구

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령기 학생들과 대화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4]. 윤이나(2012)은 한국어 교육에서 신

조어 교육의 필요성, 체계적인 교수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5]. 이는 신조어의 특성상 다른 어휘들에 

비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 되었다. 신조어 

교육이 원만한 의사소통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 등 한국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2002~2010년에는 노슬기(2014)에 의해서 한국어 신

어에 대해서 연구되어졌고 2008~2010년도에는 한환희 

연구자가 신어에 대해 분석하였다[6,7]. 또한 백은지

(2017)는 개개된 신어 연구 자료집에 대해서 신어 연구

를 하였으나 신어 자료집만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다[8]. 문금현(2019)의 연구에서는 방송

tv, 드라마, 토크쇼 등의 구어 자료들을 1996~1998년 

기반으로 신조어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구어자료에 대해 

연구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았고 신조어의 조어방식이 다

양하여 방송에서 나오는 구어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9]. 남길임, 이수진(2016)에 따

르면 신조어는 대중매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한다[10]. 실제 의사소통에서나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것을 SNS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그 중 방송은 다양한 

시청 계층들이 더 쉽고 다양하게 신조어를 접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급변하는 융․복합 정보 

통신 시대를 살아가는 학령기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수

많은 유행어, 준말, 신조어의 사용은 이 시대의 중요한 의

사소통 재료가 되므로 연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일반학생들과 함

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신조어 사용이 어떻게 나타났는

지 접근하였다. 특히, 지적장애 학생들의 또래 간 의사소

통 어려움, 정서적 교류 결여 및 공감능력 저하, 사회생활

에 대한 이해도 저하, 선생님과 학생과의 소통 저하, 부모

와 학생과의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

상하였다. 예를 들어 또래들 간에 문자로 소통할 때 신조

어 형태의 문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답변을 보내지 못

할 것이다. 답변을 받지 못한 친구 오해로 인한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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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만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들(김영

환, 1991; 나수화, 2006; 배전자, 2000에서 재인용)[11]

이 신조어를 어떻게 알게 되며, 신조어를 이해하는 방법

에서 일반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 일치 일

반학생들의 신조어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조

어를 습득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두 집단 간에 신

조어의 사용이 또래인기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령기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

들에게 신조어가 얼마나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학습이해도가 느린 경도지

적장애 학생들에게 신조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의 어휘 선택 및 활용도에 대해 연구의 가치를 두고자 하

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경도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중학생 1~3학년 4

명과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을 맞춘 일반학교 

1~3학년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4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2.1.1 경도지적장애 학생의 선정 기준 

(1) 생활연령이 만13~15세에 속하는 중학생

(2) 지능검사 결과 IQ 55~70사이이거나 지적장애 3

급으로 진단받은 학생

(3) 읽기, 쓰기가 가능한 학생

(4) 다른 감각기관에 문제가 없는 학생

2.1.2 생활연령 일치 학생의 선정 기준

(1) 생활연령이 만13~15세에 속하는 중학생

(2) 지능검사 결과 IQ가 85~115사이인 학생

(3) 읽기, 쓰기가 가능한 학생

(4) 다른 감각기관에 문제가 없는 학생 

2.2 연구 방법

2.2.1 연구설계

먼저 신조어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YI LIN(2017) 연

구에서 제시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한국어 신조어 목록

을 선정하였다[12]. 한환희의 신어의 조어법 연구(2014)

나 이대현의 매체를 활용한 신조어 토의·토론 교수 학습 

방안 연구(2016)에서는 신조어 연구를 실시할 때 가장 

최신 년도 단어를 선정하기보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어휘를 선정하거나 교육적 가

치를 지닌 신조어를 선정하였다[6,13]. 이 연구는 변화에 

민감한 학생은 어휘를 빨리 터득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이 일반화하여 사용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능프로그램 신조어를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예능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대화는 일상생활 대

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많은 

신조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김현영(2017)에 따르면, 예능프로그램 자막의 

언어표현에는 통신언어와 신조어, 은어 사용이 두드러지

게 많은데 이는 한국 방송 중에 자막이 없는 드라마 보다 

자막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4]. 

셋째,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신조어

의 학습 방식에 대한 조사한 이린(2017)의 연구를 따르

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신조어를 배우는 방식 중 선

택한 1위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3].

넷째, 예능프로그램의 신조어가 자막처리 되어있어 시

각적으로도 이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신조어 목록 채택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목록을 근거로 YI 

LIN(2017) 연구에서 조사한 301개의 신조어 목록 중에

서 전문가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60개 어휘를 선정하였

다[3]. 전문가내용타당도는 교수 1명과 8명의 1, 2급 언

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301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각

각의 어휘에 대해 경도지적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어휘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하였으며, 8명이 알고 있다고 표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General student group

Participants
Disability 

level
Age IQ Participants Age IQ

A 3 15 70 A 14 103

B 3 15 75 B 14 105

C 3 15 73 C 14 110

D 3 15세 70 D 14 112

Table 1. Research subje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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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어휘를 최종적으로 60개 선정하였다. 그 어휘는 

Table 2. 와 같다.

대박 인강 극성팬 어장 관리 베프 밀당

매너남 순수녀 화면빨 방부제미모 막장 케미

금손 팬심 모태솔로 본방사수 흙수저 세젤예

급후회 왕재수 화장빨 꿀잼 사이코패스 금사빠

귀요미 갓성대 차도녀 개수작 도플갱어 패션테러리스트

똥손 소오름 노잼 철벽남 강추 인증샷

얼짱 급관심 심쿵 개고생 깜놀 꿀팁

덕후 왕부담 빅재미 훈남 썸타다 의리남

매력남 악플 따봉 당근 넘사벽 금수저

급수습 핵친절 몸짱 통편집 먹방 핵꿀잼

Table 2. Neologism 60 words

2.2.2 연구도구

(1) 신조어의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 경도지적장애 학생집단과 생활연령이 일

치하는 일반학생 집단 간 신조어 어휘 선정을 위해서 선

행연구인 YI LIN(2017)의 어휘를 참고하여 최종 어휘를 

선정한다[3]. 

(2) 설문지 구성: 기본 인적 사항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기본 인적 사항과 또래인기

도에 관련있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한 이병림 연

구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가족관계, 외모, 지능, 부모

의 나이,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으로 구성하였다.

(3) 또래인기도 

본 연구에서 또래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집단에 

인기 있는 또래, 인기 없는 또래라고 생각되는 또래에 대

해 3명씩 지명하게 하는 설문지를 수록하였다. 또한, 또

래인기도 측정을 위해 인기순위 1,2,3위를 지목받아 1위

는 3점, 2위는 2점, 3위는 1점을 부여하여 또래인기도를 

측정하였다.

(4) 신조어 어휘 목록 

본 연구에서 신조어는 YI LYN(2017)년 예능 프로그

램에서의 신조어 301개 어휘 목록 중 1,2급 언어재활사

가 4점 척도로 어휘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60개의 신

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신조어 어휘는 4점 리커트 척도

로 안다-3점, 알 것 같다-2점, 들어봤으나 잘 모르겠다

-1점, 모른다-0점을 부여하여 원점수를 계산하였다. 

2.3 통계 처리

본 연구는 경도지적장애 학생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

반학생을 대상으로 신조어 이해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하

였으며,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관계를 알아보

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

탕으로 SPSS Statistic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각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 집

단 간의 신조어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조어 관련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하였으며 신조어 이해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상관관

계 분석인 Kendall의 tau_b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간의 

    신조어 이해 점수 결과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의 동질성 검

증을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하여 분

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AR00005

Mann-Whitney's U .000

Wilcoxon's W 10.000

Z -2.323

Approximate Significance 

(Two-Tailed Test )
.020

Exact Significance ( One-Sided 

Test )
.029(a)

a No amendments were made to the tie.

b Group Variable: VAR00002

Table 3. Table for testing homogeneity of variances of 

two groups.

Table 3를 살펴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

학생 집단 간에 동질성 검사를 위해 지능을 입력하여 

Mann-Whitney 검정에서 유의확률 0.020이므로 0.05

보다 낮으므로 두 집단은 다른 집단임을 보여준다

(p<.05).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간에 

신조어 점수 차이를 리커트 척도로 실시하여 비모수 검

정인 Mann-Whitney 검사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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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eans SD
Mann-
Whitney

Z Significance

General student 165.5 9.33

.000 -2.323 0.020*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96.5 5.20

* p<.05

Table 4. Comparison result of average understanding 

of new words between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general students 

group

Table 4.를 살펴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

학생 집단 간의 신조어 어휘 이해 점수를 비교한 결과 경

도지적장애학생 집단의 평균은 96점(SD=9.33), 일반학

생집단의 평균은 165점(SD=5.20)으로 두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3.2 경도지적장애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사용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사

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urvey 

content

①Often ②A little ③Few
④None at 

all

⑤Want to 

learn

G.S I.D G.S I.D G.S I.D G.S I.D G.S I.D

I have 
experience 
with new 
words.

3 1 1 3

Have you 

ever felt 
embarrassed 

or had 
difficulties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meaning 

of a new 

word?

1 2 3 1 1

In what 

medium did 
you come 

into contact 
with the 

neologism?

2 2 3 1

How much 
time do you 
watch TV per 

day?

3 1 1 1 2

Do I use 

SNS?
2 1 2 1 2

What do you 
mainly do 

when using 
SNS? 

1 2 1 1 2 1

Table 5. Results of a survey on new words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general 

students

Table 5.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경도지적장애 학

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신조어에 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학생은 '신조어를 접해본 경

험이 자주 있다'가 75%, '의미를 몰라서 당황한 경험이 

조금 있다'는 50%로 나타났다. 신조어를 주로 접하게 된 

매체는 tv와 휴대폰이었고 tv를 보는 시간은 30분이 

75%의 응답률을 보였다. SNS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주 

있다’가 50%, SNS사용 시 주로 하는 일은 카카오톡과 유

튜브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신조어 검색의 경우 

핸드폰으로 검색한다는 반응이 75%로 나타났다. 또한 일

반학생은 신조어 사용에 대해 자주 접하고 있으며 의미

를 몰라서 당황한 경험은 다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경도지적장애 학생은 신조어 사용을 자주 접하지 

않았으며 당황한 경험은 다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각 집단별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 비교 결과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각각의 신조

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또래인기도는 각각의 그룹에 있는 학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순으로 점수를 매겼다. 또래

인기도 채점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3점, 두 번째로 좋아

하는 사람은 2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은 1점으로 대

상자들이 각각 점수를 매겨 합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General student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First A 8 A 11

Second B 7 B 7

Third C 6 C 5

Fourth D 3 D 1

Table 6. Neologism understanding score and peer 

popularity result of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and general student group

3.3.1 경도지적장애의 또래인기도와 신조어 이해의 

      상관관계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

기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

인 Kendall의 tau_b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Table 7.를 살펴보면 경도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신

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는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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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1). 위의 결과는 상관계수가 

r=.071로 상관계수가 +0.7과 +1 사이이면 강한 양적 선

형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인 학생이 또래인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낮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인 학생

이 또래인기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는 신조

어의 사용과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함을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Peer popullarity Neologism

Peer 

popullarity

correlation 

coefficient
1.000 .913

Neologism
Significance 

(two-tailed)
.071* .

Table 7. Correlation between peer popularity and 

neologism in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3.3.2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

     간의 상관관계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인 Kendall

의 tau_b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Peer popullarity Neologism

Peer 
popullarity

correlation 
coefficient

1.000 .042*

Neologism
Significance 
(two-tailed)

.042* 1.000

Table 8. Correlation between peer popularity and 

neologism in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Table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를 분석한 결과, 신조어 이해 점

수와 또래인기도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2). 상관계수가 +0.3과 +0.7 사이인 경우

는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인 학생이 또래인기

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낮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

인 학생이 또래인기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

는 신조어의 이해와 또래인기도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신

조어 이해를 살펴보고 환경적인 요소가 어떤 영향을 끼

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고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경도지적장애 

학생 4명과 통제 집단인 생활연령 일치 된 일반학생 4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신조어 이해와 또래인기도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간의 

신조어 어휘 이해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인 경도지적장애인 보다 언어연령 일치

집단이 더 높은 유행어 이해 및 사용을 보인다는 천정민, 

김화수, 이근용(2017)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5]. 경도지

적장애 학생이 다소 낮은 신조어를 이해 및 사용하는 이

유는 일반학생에 비해 신조어에 대해 접할 기회가 부족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대상

으로 신조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신조어 경험에 관

한 설문조사에서는 신조어를 접해본 경험이 경도 지적장

애학생은 ‘조금있다’가 75%, 일반학생은 ‘자주있다’가 

75%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에게 신조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SNS 사용

시 주로 하는 일은 경도지적장애와 일반학생 모두 카카

오톡과 유튜브로 동일하였고 모르는 신조어 검색은 경도

지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등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신조어를 교육할 때 다양

한 융․복합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신조어의 사용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각각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학

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 인기도는 강한 양

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1). 또한, 일

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가 뚜렷한 양

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2). 이는 어휘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인기도가 높았다는 김화수, 안수연

(2017) 연구와 일치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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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째, 경도지적장애 학생들

이 한 학급에 모여 있는 특수학급이 드물어 인원수가 작

게 모집 된 부분과 지역별 차이, 성비에 관한 차이 등을 

고려하질 못했다는 점이다. 둘 째, 일반학생 집단은 

2017~2018년 신조어는 이미 신조어가 아닌 관습적인 

어휘가 되어 쉽게 느껴졌으므로 더 최신 어휘를 사용하

여야 할 것을 권장하며 세 번째로는 경도 지적장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장애군의 여러 차원에서도 신조어 이해와 

또래인기도를 연관시켜 연구되기를 제언한다. 마지막으

로 또래인기도에 관련한 요인수가 다소 적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

시키는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요약하자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

반학생 집단에서 신조어의 사용이 높을수록 또래인기도

가 높았다. 또한, 다양한 융․복합적인 매체로부터 신조어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COVID-19 영향으로 인터넷, 휴대폰의 사용은 증가되어 

더 다양한 신조어 경험을 하므로 신조어 교육에 대한 학

습 및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경도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

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최신 신조어를 다양한 융․복합적

인 매체를 통해 교육 시킬 수 있는 활동방안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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