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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문은 성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

까지 축적된 다수의 연구 결과는 신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NIE: Newspaper in Education)이 아동

의 언어 및 인지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NIE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아동의 논

리적 사고(Lee, et al., 2013), 창의력(Kim, 2015), 읽기와 쓰기능력(Kim & Kim, 2015; Sargent, 

Mwavita, & Smith, 2009), 영어능력(Choi, 2015; Shin, 2013), 수학능력(Kang, 2013), 읽기태

도와 동기(Sargent, Mwavita, & Smith, 2009; Street, 2002), 학습 흥미와 동기(Deroche, 1991; 

Kim, 2007; Kim & Kim, 2015) 등에 대한 광범위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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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nd validates an objective scale to measure newspaper use at home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We developed a preliminary scale of 59 items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on newspaper 

use and mediation as well as the examination of content validity by education exper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A total of 42 items were supported by 703 parents with students 

in grades 1-6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model included 3 categories and 9 sub-factors: instruction 

(modeling, restriction, and text instruction), activities (play activity, conversation, online mediation, and scrap 

activity), and belief (academic achievement and information acquisi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and validated the model fit; in addition,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cross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y gender comparison and grade comparison. We also verified the validity 

of this scale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Yu and Jung (2012)’s newspaper mediation variables and scale 

in regards to children’s motivation for using newspapers. Finally,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half reliability 

were also confirmed. In conclusion, the suitability and stability of home newspaper utilization scale for elementary 

students (HNUS-E) were confirmed. This scale provides parents and educators with idea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literacy, cognitive, and affective domains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in research on newspaper use for 

school-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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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문은 아동의 학업 성취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국가에서 신문 읽기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가 보고되었다. 핀란드의 연구에서는 주 수차례 신문을 읽

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

의 영역에서 더 뛰어난 성취를 보였다(Hwang, 2007). 일본 문부

과학성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신

문을 많이 읽을수록 전국학력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으로 발표되었다(Seo, 2018). 우리나라 신문협회의 조사 결과에

서도 NIE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성

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eong, Kim, & Choi, 2010;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2009).

한편 신문은 비용이 저렴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물리적 특성이 분명하여 손으로 직접 조작이 가능하다. 다

시 말해, 신문은 낮은 비용으로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

이고 유용한 학습 자극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학업 격차

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중재방법이 될 수 있다(Hwang & Kim, 

2016).

그러나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최근 

신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가정의 신문 구독률 자체가 크게 낮

아졌다. 특히 종이신문 열독률은 2002년 82.1%에서 꾸준히 하

락하여 2011년 44.6%, 2017년 16.7%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Korea Press Foundation, 2017). 게다가 뉴미디어 세대의 아동

은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영상이나 게임에 노출되어, 일상에서 자

연스럽게 신문을 접하며 신문 읽기에 관심을 가지기가 더욱 어렵

다. 외국에서는 학령기 아동들도 종이 신문보다 전자 신문을 선호

하는 현상이 일찌감치 보고된 바 있다(Brooks & Kroop, 1994). 

아동기에 가정에서 또는 수준 높은 신문활용교육을 통해 신문

에 익숙해지는 것은 성인기까지 유지되며 평생 읽기 습관과 유의

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Foundation, 2004; Peiser, 2000). 따라서 아동의 신문 

경험과 그에 따른 발달에는 민감기 이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신문 리터러시 및 그를 통한 다양

한 영역의 발달에는 부모의 모델링과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

서 급변하는 미디어 맥락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신문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 양육 발달에 도움이 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녀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신

문의 활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훨씬 부족하다. 신문에 대한 아래의 

선행연구들도 통계 분석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적 접근에 따라 정

교하게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해 자료를 수집한 경우는 드

물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된 척도가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의 신문 읽기 및 활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를 연구한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중재유형을 분류하거나(Yu & Jung, 2012), 가

정 특성이 중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Kim, 2005; 

Yu & Jung, 2012). Yu와 Jung (2012)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

문 활용 중재를 ‘설명·토론형 중재’와 ‘제한·지도형 중재’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설명·토론형 중재는 자녀에게 어려운 내용을 설

명해 주거나, 신문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적극적 교육 유형인 반

면, 제한·지도형 중재는 자녀에게 신문에서 읽어야 하는 내용, 

읽지 말아야 할 내용을 지정해주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읽도록 독려

하는 유형이다. 디지털·영상매체에 대한 중재연구(Ahn, 2003; 

2008; Lee, 2002; Nikken & Jansz, 2006)에서는 텔레비전, 인

터넷, 게임 등 미디어의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부모의 중재행위를 바라본 반면, 신문의 활

용은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제한·지도형 중재는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중재와는 달

리, 신문에서 읽어야 할 내용과 시간을 정해주는 교육적 목적의 

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설명·토

론형 중재유형은 감소하고, 부모의 신문 읽기 시간과 신문활용 연

수 경험이 많거나 신문활용교육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족 간 긍

정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향을 보일수록 설명·토론형 

중재가 증가하였다(Yu & Jung, 2012). 또한 부모의 중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어,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

문 접근성이 높았다(Kim, 2005, Yu & Jung, 2012). 마찬가지로, 

고소득 부모가 NIE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뉴스 매체가 보도

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Park, & Kim, 2011). 따라서 가정에서의 신문 활용은 부모의 인

식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 변인 및 아동의 발달적 변인이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고학년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저학년 아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인원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Yu, 

2011). 그러나 저학년 아동의 경우, 신문을 이용한 공작활동이나 

사회적 극놀이 및 게임 등 고학년 아동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신문 

활용 방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학년 아동을 제외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전체 학령기 아동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학령기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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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학년을 모두 포괄하는 신문 활용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종이 신문, 온라인 신문 등의 매체 유형

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린이 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어머니의 중

재 유형을 범주화 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017년 언론수용

자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73.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

넷이 뉴스 이용의 보편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Korea Press Foundation, 2017). 즉,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최근의 온라인 뉴스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종이 신문 

활용에 한정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학령기 아동의 신문 활

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실시된 연구가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종이 및 온라인 신문 구독 및 활용 실태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신문을 활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경우 아동의 학년에 따

라, 매체의 유형(종이/온라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ubjects (N=703)

Variable n(%)
Children male female

Age & Gender 1st grade 114 (16.2) 54 (47.4) 60 (52.6)

2st grade 123 (17.5) 59 (48.0) 64 (52.0)

3st grade 110 (15.6) 56 (50.9) 54 (49.1)

4st grade 120 (17.1) 63 (52.5) 57 (47.5)

5st grade 117 (16.6) 66 (56.4) 51 (43.6)

6st grade 119 (16.9) 56 (47.1) 63 (52.9)

Total 703 (100.0) 354 (50.4) 349 (49.6)

Parents Father Mother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48 (6.8) 49 (7.0)

2-3 years college graduates 57 (8.1) 73 (10.4)

4 years university graduates 360 (51.2) 374 (53.2)

graduate school graduates 238 (33.9) 207 (29.4)

Job dual-income 480 (68.3)

single income(Father) 215 (30.6)

single income(Mother) 8 (1.1)

Monthly income (Korean Won) below 2,000,000 8 (1.1)

2,000,000-3,000,000 15 (2.1)

3,000,000-4,000,000 52 (7.4)

4,000,000-5,000,000 77 (11.0)

5,000,000-6,000,000 113 (16.1)

6,000,000-7,000,000 113 (16.1)

7,000,000-8,000,000 107 (15.2)

8,000,000-9,000,000 70 (10.0)

9,000,000-10,000,000 40 (5.7)

over 10,000,000 108 (15.4)

Area distribution Seoul 275 (39.1) 

Gyeonggi-Incheon 236 (33.6)

Gyeongsang 99 (14.0) 

Chungcheong 58 (8.3)

Jeolla 25 (3.6) 

Gangwon 6 (0.9)

Jeju 4 (0.6)



228 | Vol.57, No.2, May 2019: 225-24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최나야, 정수정

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 아동과 온라인 신문 활용의 특

성을 반영한 설문 문항들을 고안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설명·토론 중재’와 ‘제한·지도형 중재’와 관련된 문항에서 나아

가 ‘신문 활용방법안내’, ‘강화 제공’, ‘적극적 지원’(탐색 탐구활동, 

공작활동, 동작표현활동, 언어활동, 수리 탐구 활동), ‘물리적/기

술적 지원’, ‘모델링 지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신문의 가치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따라 지도와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신문을 보게 하는 이유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다양한 양상의 신문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의 신문 활용 행태와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 학령기 아동의 신문 읽기 및 활용에 대

한 척도를 개발하여 후속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하는 

것이다. 가정 신문 활용 척도가 개발 및 타당화되면, 가정에서의 

신문 활용 양상이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신문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

층, 또는 읽기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재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초등학생 가정의 신문 활용 척도의 구성요인과 문항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초등학생 가정의 신문 활용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초등학생 가정의 신문 활용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충청, 전라, 강원, 제주 지역 초등학교 

1-6학년생 자녀를 둔 1,36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자료는 이 연구의 초점인 신문 활용 면에서 정

규분포성에 문제를 보여, 종이 또는 온라인 신문 중 한 가지라도 

본다고 응답한 70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신문 구독 및 열독 실태를 잘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598명, 85.1%)와 모(581명, 82.6%) 모

두 과반수가 대졸 이상이고, 가족수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은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이 551명(78.5%)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이 고학력 부모, 중산층 가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부모의 연령 범위는 30-54세로, 부는 평균 41.05세, 모는 평

균 40.89세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2. 연구 도구

1) 가정 신문 활용 척도 구성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신문 활용 척도를 개발

하기 위해 어린이 신문에 대한 부모의 중재 유형을 ‘설명·토론

형 중재’와 ‘제한·지도형 중재’의 두 가지로 분류한 선행연구(Yu 

& Jung, 2012)와 NIE 활동을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Choi 

(2015)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더 세부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밝힐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

해 가정 문해 환경과 관련된 척도(Burgess, Hecht, & Lonigan, 

2002)와 부모의 읽기 태도 및 읽기 지원 방식에 대한 척도

(Chung, Oh, & Kim, 2016)를 참고하여 부모-자녀의 신문 활용

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신문 활용 척도 문항을 재구

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신문 활용 척도는 종이 신문과 온

라인 신문에 대한 기본적인 신문 활용 방법 안내 및 지도, 부모의 

모델링, 신문을 활용한 언어, 수리, 미술, 신체활동, 스크랩 등 다

양한 활동 및 중재와 관련된 총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차

로 구성된 90개 문항에 대해 아동학 교수 및 전공대학원생 6명(박

사 1, 박사과정 3, 석사과정 2명)이 척도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

되는 문항,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애매한 문항 등 총 15문항

을 제외하였다. 2차로 초등학교 교사 1인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16개를 제외하여 최종 59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 내용이 보다 쉽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단어나 문

장의 표현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문항의 반응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신문을 활용한 상호작

용 빈도가 높고 방식이 다양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어린이신문 이용 동기

Seol 등(2010)와 Yu (2011)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Yu와 

Jung (2012)가 수정·보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보제공 및 능력’5문항, ‘학교수업의 유용성’

4문항, ‘재미와 무료제공’3문항으로 3요인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신뢰도 계수는 .92로 높은 수준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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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가정 신문 활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도를 보였다.

3) 어린이신문 중재 변인

기존 텔레비전시청중재 연구와 게임중재유형 연구에서 사용

된 척도를 어린이신문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기 위해 Ahn (2003), 

Bybee 등(1982), Austin (1993), Yu (2008) 등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Yu와 Jung (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

쳐 ‘설명·토론형 중재유형’4문항과 ‘제한·지도형 중재유형’5문

항,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신뢰도 계수는 .94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4) 부모와 자녀의 신문 활용 실태

부모와 자녀의 신문 활용 실태는 Yu (2011)의 어린이신문·

잡지 이용실태 연구를 참조하여, 부모와 자녀, 종이 및 온라인 신

문, 부모와 자녀로 나누어서 문항을 범주화하였다. 일주일간 종

이신문/온라인 신문 읽은 일수(귀하/귀하의 자녀는 지난 일주일

간 종이신문/온라인 신문을 며칠 정도 읽으셨나요?)는 0점에서 8

점까지 반응척도를 구성하였다. 하루 종이신문/온라인 신문 읽

는 시간(귀하/귀하의 자녀는 종이신문/온라인 신문을 하루에 몇 

분 정도 읽으시나요?)은 0점에서 6점까지의 반응척도로 조사하였

다. 모두 총 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문 읽는 날수와 시간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 절차

가정 신문 활용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한 전반적인 연구과

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수집 및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을 통

해 부모-자녀 신문 활동 구성요인 및 측정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 범주를 설정하고 관련 문항들을 유

목화하였다. 이 후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문항

을 확정하였다. 셋째, 추출된 예비문항으로 이 연구에 참여를 원

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3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SNS와 학부모 채팅방 등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초등학교, 신문사 등을 통해 홍보 및 모집하여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희망자에게는 연구자 소속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IRB 1812/003-002) 설명문 

및 동의서를 통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개인 정보 보호 및 

자료의 관리, 보상과 중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넷째, 수집된 자료를 1,361 사례를 대

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 문항양호도 분석을 실

시하여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를 보이는 일부 문항을 삭제한 후 본 

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다섯째, 척도개발 및 타당화 작업을 위

해 불성실한 응답과 응답자가 종이-온라인 신문 모두 보지 않는

다고 응답한 사례 등을 제외한 70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

구에 근거한 3개의 범주별로 각각 3개, 4개, 2개 총 9개의 하위요

인들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여 구인타당도를 평가하

고,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해 공인타당도와 교차타당도를 검

증하여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ver. 21.0(SPSS Inc., 

Chicago, IL, USA)와 AMOS ver. 21.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크게 네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문항의 양호도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전체 상관,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구성요인 탐색을 

위해 주축분해법을 통해 공통변량을 추출하고 사각회전 프로맥

스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델 적합도 지수 평

가, 구인타당도(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넷째, 문항 내적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 

검사 내용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Sperman-Brown 반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문항양호도와 신뢰도 분석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59문항에 대한 문항양호도 분석

은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내적 합치도, 첨도

와 왜도 검토의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문항의 설명

력과 변별도 판단을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검토한 결과, 평균 

1.30-3.98, 표준편차 .76-1.42의 값으로 나타나 편차가 거의 없

는 문항이나 응답이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문항은 없었다. 둘째, 

항목-총점 간 상관은 지도 .74-.92, 활동 .79-.90, 신념 .44-

.80으로, 셋째, 신뢰도는 지도 .98, 활동 .98, 신념 .93, 전체 신

뢰도는 .98로 매우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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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야, 정수정

는 절대값 3 이상, 첨도는 절대값 10 이상로 나타나 자료의 정상

분포의 저해하는 7문항을 삭제하였다. 남은 52문항에 대해 문장 

표현과 의미전달의 적절성을 재검토 후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

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52문항에 대한 응답이 요인분석

에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KMO값은 세 범주 모두 .9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지도 범주 1,1384.38(p＜.001, 

df=78), 활동 범주는 1,1384.38(p＜.001, df=153), 신념 범주 

5560.68(p＜.001, df=55)로 나타나 모두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요인의 수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의 개수로 정한다는 법

칙(Kai-ser-rule)을 따르는 것이 요인 수를 정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Hong, 2000), 실제로 문항들을 살펴 볼 때 요인구조

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

다. 이에 따라 Scree-test 결과와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 가능성, 

그리고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인수를 각각 3, 4로 고

정하였다. 척도의 요인구조 파악을 위해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

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a factoring)이며,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프로맥스(Pro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

은 적어도 3문항 이상 구성을 원칙으로 하였다(Comrey, 198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범주와 9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52문항 중 해석 가능성과 요인부하량을 고려하여 각 하위요인

별 3-6문항을 선정한 결과, 총 42문항으로 최종 초등학생용 신

문 활용 척도를 구성하였다. 범주별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Table 3, Table 4). 

1) ‘지도’ 범주의 요인분석

지도 범주의 예비 18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4이하인 문항 1개

와 .10이상의 교차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2개, 요인화된 문항들과 

내용상 상이한 문항 2개, 총 5문항을 제외한 13문항을 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추출된 3개의 요인은 84.88%의 설명력으로 ‘지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는 부모가 신문을 활용하여 학

령기 자녀를 교육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74.55%의 설명하여 비중이 가장 높고,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요인부하량은 .51-.99, 공통요인계수

는 .78-.88 사이로 모두 요인구성에 적합한 수치를 보였다. 문항

Table 2.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the Instruction Category (N=703) 

Component
Item 
no.

Question
Factor loading

h2

1 2 3
Factor 1 (5 items) 

Modeling
2-21 I read paper newspapers in my child’s presence. .99 .01 -.11 .88

2-17 I display newspapers in easy to spot places for my child. .79 .08 -.04 .78

2-25 I discuss newspaper stories with another person in my child’s presence. .77 -.06 .24 .87

2-22 I read online newspapers in my child’s presence. .65 .08 .20 .78

2-9 I read newspaper articles to my child. .51 .17 .27 .78

Factor 2 (4 items) 
Restriction

1-9 I tell my child what to read in newspapers. .10 .93 -.12 .82

1-8 I tell my child what not to read in newspapers. -.08 .82 .12 .74

1-7 I set a time for my child to read newspapers. .10 .67 .07 .63

1-11 I encourage my child to focus on English/Chinese sections that benefit academically. .03 .62 .22 .68

Factor 3 (4 items) 
Text instruction

1-14 I teach my child to make predictions about an article by examining its title. .08 .01 .90 .94

1-13 I teach my child effective strategies to read newspapers (e.g. using headlines and subtitles). .10 .09 .79 .89

1-15 I teach my child that there are various sections in newspapers. .24 .12 .62 .80

1-12 I explain newspaper stories to my child. .12 .28 .55 .87

Kaiser-Meyer-Olkin measurement degree .95 Eigenvalue 9.69 .87 .47

Bartlett's sphericity test 11384.38***     df  78 Dispersion % 74.55 6.72 3.61

Cumulative Variance % 74.55 81.27 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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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바탕으로 ‘모델링(Modeling)’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부모

가 신문을 읽거나 활용하는 모습을 자녀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요인 2는 설명량 6.72%,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요인부하

량은 .62-.93, 공통요인계수는 .63-.82 사이로 역시 적절한 범

위이다. ‘제한적 중재(Restriction)’라 명명된 이 요인은 부모가 자

녀에게 읽거나 읽지 말아야 할 기사를 정해주거나 읽을 시간을 제

한함을 의미한다. 

요인 3은 3.61%를 설명하며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요

인부하량은 .55-.90, 공통요인계수는 .80-.94 사이로 요인구

성에 합당하게 나타났다.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지도(Text 

instruction)’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이 신문을 텍스트로 하여 부

모가 내용을 설명하거나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Table 2).

2) ‘활동’ 범주의 요인분석

이 범주 예비문항 20문항 중 .10이상의 교차타당도를 보이는 

문항 1개, 하위요인화된 문항들과 내용상 상이한 1문항, 총 2문

항을 제외한 18문항을 활용하였다. 추출된 4개의 요인은 88.40%

의 설명력으로 ‘활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범주는 

부모와 자녀 간에 신문을 활용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행동을 묻는다. 

요인 1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변량 중 76.49% 설

명하며 활동 범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요인부하량은 

.41-.99, 공통요인계수는 .79-.88 사이로 모두 요인구성에 적절

한 수치이다.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놀이 활동(Play activity)’이라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문을 활용한 게임, 운동, 미술, 수학 

영역의 놀이가 포함된다.

요인 2의 설명량은 5.03%로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요인부

하량은 .64-.91, 공통요인계수는 .85-.96 사이로 적합한 수치를 

Table 3.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the Activities Category (N=703)  

Component
Item 
no.

Question
Factor loading

h2

1 2 3 4

Factor 1 (6 items) Play activity 2-7 I play game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99 -.03 -.01 -.03 .88

2-5
I make craft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origami, making paper 
clothes, and making 3D objects.).

.88 .12 -.09 .04 .86

2-6 I do art activitie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drawing and painting). .85 -.00 .04 .06 .86

2-8
I play sport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soccer, baseball, and 
bowling).

.77 .12 .14 -.10 .80

2-16
I do counting activitie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reading numbers, 
and cutting out numbers). 

.56 -.05 .16 .30 .84

2-14 I make my child search or read numbers in newspapers. .41 .07 .16 .24 .79

Factor 2 (4 items) Conversation 2-11 I ask my child how they feel about the newspaper articles that they read. .04 .91 -.05 .10 .96

2-12 I ask my child what they think about the newspaper articles that they read. .02 .90 .21 .05 .94

1-5 I discuss newspaper articles with my child after reading together. .04 .78 .21 -.09 .85

2-10
I encourage my child to explain or summarize newspaper articles after reading 
them.

.09 .64 .07 .21 .87

Factor 3 (5 items) Online mediation 2-24 I show my child scraping online newspapers. -.05 -.06 .87 .20 .91

2-18 I show my child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to access newspapers. .03 .23 .77 -.09 .84

2-20 I share scraped online newspaper articles with my child. -.02 .18 .71 .08 .82

1-18 I teach my child how to browse and read online newspaper articles. .17 .14 .69 -.08 .78

2-2 I read and scrape online newspapers with my child by saving or printing them. .14 -.08 .67 .22 .82

Factor 4 (3 items) Scrap activity 2-23 I show my child scraping paper newspapers. .03 .02 .05 .88 .91

2-19 I share scraped newspaper articles with my child. -.01 .11 .11 .78 .90

2-1 I read and scrape newspapers articles with my child. .10 .14 .04 .63 .74

Kaiser-Meyer-Olkin measurement degree .95 Eigenvalue 13.77 .91 .69 .55

Bartlett's sphericity test 19308.95***     df  153 Dispersion % 76.49 5.03 3.80 3.08

Cumulative Variance % 76.49 81.52 85.33 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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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언어적 중재(Conversation)’라 명명된 이 요인은 부모가 

신문 내용에 대한 자녀의 느낌과 생각을 묻거나 설명을 요청하고 

함께 토론하는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요인 3의 설명량은 3.80%이며,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요인부하량은 .67-.87, 공통요인계수는 .78-.91 사이로 모

두 요인구성에 적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재(Online 

mediation)’라고 명명된 요인 3은 부모가 자녀에게 온라인 신문

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활용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묻

는다.

요인 4는 설명량 3.08%의 총 3개 문항이다. 요인부하량은 

.63-.88, 공통요인계수는 .74-.91 사이로 요인구성에 적합하다.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스크랩 활동(Scrap activity)’라고 명명하였

다(Table 3). 요인 4의 세 문항 모두 부모-자녀 간에 종이신문을 

스크랩하여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신념’범주의 요인분석

‘신념’범주에서는 문항내용분석을 통해 1문항(‘무료로 제공되

기 때문에’), 교차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2개를 제외하고 11문항을 

활용하였다.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70.04%의 설명력으로 ‘이

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

문을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믿는 정도를 묻는다.

요인 1은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명량은 전체 변량

의 57.88%였다. 요인부하량은 .53-.95, 공통요인계수는 .41-

.72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요인명을 ‘학업 성취(Academic 

achievement)’라 정하였는데, 신문을 보게 하는 이유가 학교 수

업 및 공부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인 2는 설명량 12.16%로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요인

부하량은 .50-.99, 공통요인계수는 .41-.80으로 역시 요인구성

에 적합했다. 문항내용에 따라 이 요인은 ‘정보 습득(Information 

acquisition)’이라 명명하였다. 정보 습득 요인은 신문을 통해 다

Table 4.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the Belief Category (N=703)

Component
Item 
no.

Question
Factor loading

h2

1 2

Factor 1 (6 items) 7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they are used in classrooms. .95 -.19 .71

  Academic achievement 8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obtain relevant class information. .85 -.03 .69

3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it can be helpful for classes. .74 .15 .72

2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the school recommends it. .71 .01 .51

13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it is helpful for their studies. .54 .35 .66

14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know what other children are studying. .53 .15 .41

Factor 2 (items) 10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access diverse information. -.17 .99 .80

  Information acquisition 5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follow current events in the world. -.11 .91 .70

11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improve their expression skills. .17 .73 .72

9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24 .68 .73

6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their articles are interesting. .20 .50 .41

Kaiser-Meyer-Olkin measurement degree .91 Eigenvalue 6.37 1.34

Bartlett's sphericity test 5560.68***    df  55 Dispersion % 57.88 12.16

Cumulative Variance % 57.88 70.04

Table 5. Model Fit from 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N=703)

c2 df CFI TLI NFI SRMR RMSEA
                Acceptance criteria
Variable

- ≥.90 ≥.90 ≥.90 ≤.05 ≤.05-.10

Instruction 726.13*** 62 .94 .93 .94 .03 .12

Activities 1852.85*** 129 .91 .89 .91 .04 .14

Belief 697.73*** 43 .88 .85 .88 .03 .15

Total 401.87*** 24 .95 .92 .94 .03 .15



Vol.57, No.2, May 2019: 225-241 | 233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 신문 활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표현능력을 키우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신문을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Table 4).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확인 

1) 모델 적합도 지수 평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3범주 9개 요인인 도구의 요

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Figure 1). 모델 적합도 지수 평가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

성을 선호하는 지수인 RMSEA가 .12-.15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

나, 절대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SRMR은 .03-.04로 좋은 적합

도 지수를 보였다. 하위범주별로는 CFI=.88-.94, TLI=.85-.93, 

NFI=.88-.94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전체 모형에서 CFI=.95, 

TLI=.92, NFI=.94로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 3범주 9요

인이 지지되었다. 모형에 사용되는 변인의 수가 매우 작은 경우, 

RMSEA값은 아주 나쁜 적합도를 보이고(RMSEA>.10) CFI와 

NNFI(TLI)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CFI, NNFI>.90), RMSEA

값이 작은 변인 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암시하므로, CFI와 NNFI 

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ong, 2000). 

2) 구성개념타당도 평가

(1) 집중타당도 검증

집중타당도는 각 하위요인들이 하나의 개념을 서로 부합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인부하량 및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구성개념신뢰도(C.R.)를 확인하였다

(Table 6, Figure 1). 요인부하량은 각 범주 하위요인의 문항들이 

각각 .82-.96, .88-.98, .64-.88로 나타났고, AVE는 .60-.90, 

C.R.값은 .90-.97로 나타났다. 세 범주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

량은 .81-.95로, AVE는 .82-.95로, C.R.값은 .68-.81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세 범주의 각 하위요인 모든 문항과 세 범주 하

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50이상, AVE는 .50이상, C.R.값은 .70

이상을 보여 모두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판별타당도 검증

판별타당도는 각 요인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AVE에 의한 판별타당도 평가 

결과, 척도의 상위요인인 지도와 활동 간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 

간, 범주 간에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7). 

판별타당도 평가 방법 중 또 하나인 제약모델을 설정하여 제약모

델과 비제약모델에서 χ2 차이를 통해 지도와 활용 간의 판별타당

도 결과를 살펴보면(Table 7), 제약모델을 추정하면 χ2 = 426.65, 

df = 25, 비제약모델을 추정하면 χ2 = 401.87, df = 24가 얻어진

다. χ2 차이는 자유도 1에서 3.84 이상이어야 유의한 차이가 있다

Figure 1. Standardized estimate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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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b(b2) S.E. C.R. t-value AVE C.R. F2

Instruction A Modeling → 2-21 .90 (.81) .81 .96 A ↔ B = .81*** (.66)

2-17 .88 (.77) .03 35.10*** A ↔ C = .91*** (.82)

2-25 .93 (.87) .03 41.07*** B ↔ C = .87*** (.76)

2-22 .90 (.81) .03 36.94***

2-9 .89 (.79) .03 36.30***

B Restriction → 1-9 .88 (.77) .72 .91

1-8 .84 (.71) .03 29.44***

1-7 .82 (.67) .03 28.02***

1-11 .84 (.71) .03 29.30***

C Text instruction → 1-14 .96 (.92) .87 .96

1-13 .95 (.90) .02 58.63***

1-15 .93 (.86) .02 53.98***

1-12 .88 (.77) .02 42.37***

Activities D Play activity → 2-7 .91 (.83) .82 .97 D ↔ E = .82*** (.67)

2-5 .92 (.85) .03 42.11*** D ↔ F = .86*** (.74)

2-6 .93 (.86) .03 42.71*** D ↔ G = .86*** (.74)

2-8 .89 (.79) .03 38.01*** E ↔ F = .85*** (.72)

2-16 .91 (.83) .03 40.12*** E ↔ G = .83*** (.69)

2-14 .88 (.77) .03 36.66*** F ↔ G = .89*** (.79)

E Conversation → 2-11 .98 (.96) .90 .97

2-12 .97 (.94) .01 78.23***

1-5 .91 (.83) .02 52.07***

2-10 .93 (.86) .01 56.98***

F Online mediation → 2-24 .93 (.86) .83 .96

2-18 .91 (.83) .03 42.75***

2-20 .92 (.84) .03 44.09***

1-18 .88 (.77) .03 38.53***

2-2 .90 (.81) .02 41.15***

G Scrap activity → 2-23 .94 (.88) .85 .95

2-19 .96 (.92) .02 52.24***

2-1 .87 (.76) .02 38.32***

Belief H Academic achievement → 2-7 .77 (.59) .60 .90 H ↔ I = .77*** (59) 

2-8 .81 (.66) .05 22.54***

2-3 .86 (.74) .05 24.39***

2-2 .72 (.52) .05 19.81***

2-13 .81 (.66) .05 22.42***

2-14 .64 (.41) .05 17.36***

I Information acquisition → 2-10 .82 (.67) .65 .90

2-5 .79 (.62) .04 28.05***

2-11 .88 (.77) .04 24.14***

2-9 .88 (.77) .04 28.14***

2-6 .64 (.41) .04 18.07***

Table 6. Results of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N=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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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2014; Yu, 2012). 따라서 지도와 활동 두 범주 간에 Ddf= 

1, Dχ2 = 24.78 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준거타당도 평가

(1) 공인타당도 검증

타당성이 입증된 기존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

증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Yu와 Jung (2012)의 중재유형과 이용동

기 척도를 준거척도로 삼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결

과를 살펴보면 이 연구를 통해 구성된 부모-자녀 신문 활용 척도

와 기존 중재유형 척도(r=.16~.97), 기존 이용동기(r=.17~.97) 

간에 모두 높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p＜.001). 이 결과

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모보고용 척도가 초등학생의 부모-

자녀와의 신문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Bae, 2014; Moon, 2009).

(2) 교차타당도 검증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모델의 안정성 

확보 및 타당성 확장을 위해, 개발된 척도가 다른 집단에서도 재

현될 수 있는 정도를 검토하여 교차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의 학년군별, 성별로 표

본을 분할하여, 검증표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단순재현전략

(loose replication strategy)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추정집단과 

타당화집단 모두 모델적합도 지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생 가정

의 신문 활용 척도는 고학년 집단(4-6학년) 뿐 아니라 저학년 집

단(1-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에서도 안정적으로 재현되어 

사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어 모델의 안정성과 관련된 교차타당도

가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4. 신뢰도 검증 

이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 신문 활용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

치도 계수인 Cronbach’s α와 Sperman-Brown의 반분신뢰도 계

수로 확인하였다(Table 10). 전체 Cronbach’s α는 .97, 범주별로

는 지도 .97, 활동 .98, 신념 .93, 범주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지

도 .91-.96, 활동 .94-.97, 신념 .90으로 모든 구성요인 및 전체 

척도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Sperman-Brown의 반

분신뢰도 또한 전체 .81, 범주별 .88-.96, 하위요인별 .88-.97

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5. 가정 신문 활용 최종 척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신문 활용 척도의 문항 반응은 리

Parameter b(b2) S.E. C.R. t-value AVE C.R. F2

J Instruction → Modeling .93 (.87) .87 .95 J ↔ K = .99*** (.98)

Restriction .85 (.73) .02 36.16***

Text instruction .94 (.89) .02 49.76*** J ↔ L = .17*** (.03)
K Activities → Play activity .88 (.78) .82 .68 K ↔ L = .21*** (.04)

Conversation .95 (.90) .04 41.57***

Online mediation .91 (.83) .03 37.28***

Scrap activity .87 (.75) .03 33.50***

L Belief → Academic achievement .84 (.71)
.95
.95

.81

.81
Information acquisition .81 (.66) .16 6.21***

Acceptance criteria >.5 >1.96 >.5 >.7 AVE > j2

***p<.001.

Table 6. Continued

Table 7. Discriminant Validity of ‘Instruction’ between ‘Activities’

Variable model c2 df Dc2 

HNUS-E unconstrained model 401.87 24

constrained model 426.65 25 24.78***

Table 8. Correlations with Criterion-Related Scales

Instruction Activities Belief Total

Types of mediation .97*** .93*** .16*** .87***

Motivation of use .17*** .20*** .97*** .57***

***p<.001.



236 | Vol.57, No.2, May 2019: 225-24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최나야, 정수정

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간 신문

을 활용한 상호작용 정도와 부모의 신문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음

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가정의 신문 활용 검사도구의 구

성요인과 각 하위요인별 검사문항은 다음과 같다(Table 11). 가

정의 신문 활용 척도는 지도 13문항, 활용 18문항, 신념 11문항

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세 범주는 긴밀하게 관련되

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신문을 활용한 부모-자녀 간 상호

Table 9. Results of Cross-validity Analysis

Model
Model Fit c2 df CFI TLI NFI SRMR RMSEA

Variable Acceptance criteria - ≥.90 ≥.90 ≥.90 ≤.05 ≤.05-.10

Age Instruction 1-3 grades (n=347) 581.75*** 62 .91 .88 .90 .04 .15

4-6 grades (n=356) 527.69*** 62 .93 .91 .92 .03 .15

Activities 1-3 grades (n=347) 1421.94*** 129 .88 .85 .86 .05 .17

4-6 grades (n=356) 1201.65*** 129 .89 .87 .88 .04 .15

Belief 1-3 grades (n=347) 421.52*** 43 .86 .82 .84 .06 .16

4-6 grades (n=356) 358.31*** 43 .89 .86 .88 .06 .14

Total 1-3 grades (n=347) 250.46*** 24 .94 .91 .93 .03 .17

4-6 grades (n=356) 243.85*** 24 .94 .91 .94 .03 .16

Gender Instruction Male (n=354) 459.29*** 62 .93 .91 .92 .04 .13

Female (n=349) 572.50*** 62 .92 .90 .91 .05 .15

Activities Male (n=354) 1413.45*** 129 .86 .84 .85 .04 .17

Female (n=349) 1232.02*** 129 .90 .88 .89 .04 .15

Belief Male (n=354) 435.73*** 43 .87 .83 .85 .06 .16

Female (n=349) 328.64*** 43 .89 .86 .88 .06 .14

Total Male (n=354) 194.94*** 24 .95 .92 .94 .03 .14

Female (n=349) 268.38*** 24 .94 .90 .93 .06 .17

***p  < .001.

Table 10.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Scale   

Variable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tem Deleted

Reliability
Cronbach's a Split-half

Instruction Modeling .85-.91*** .94-.95 .95 95

Restriction .76-.83*** .86-.89 .91 .89

Text instruction .86-.93*** .94-.96 .96 .95

3 factors 13 items .97 .95

Activities Play activity .85-.90*** .96-.96 .96 .95

Conversation .89-.96*** .95-.97 .97 .97

Online mediation .85-.92*** .94-.95 .96 .95

Scrap activity .84-.91*** .90-.95 .94 .92

4 factors 18 items .98 .96

Belief Academic achievement .61-80*** .87-.90 .90 .88

Information acquisition .60-.81*** .87-.91 .90 .89

2 factors 11 items .93 .88

Total score .97 .8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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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ome Newspaper Utilization Scale for Elementary School(HNUS-E)

Variable Item no.  Question

Instruction Modeling (5 items) 1 I read paper newspapers in my child’s presence.

2 I display newspapers in easy to spot places for my child.

3 I discuss newspaper stories with another person in my child’s presence.

4 I read online newspapers in my child’s presence.

5 I read newspaper articles to my child. 

Restriction (4 items) 6 I tell my child what to read in newspapers.

7 I tell my child what not to read in newspapers.

8 I set a time for my child to read newspapers.

9 I encourage my child to focus on English/Chinese sections that benefit academically.

Text instruction (4 items) 10 I teach my child to make predictions about an article by examining its title.

11 I teach my child effective strategies to read newspapers (e.g. using headlines and subtitles).

12 I teach my child that there are various sections in newspapers.

13 I explain newspaper stories to my child.

Activities Play activity (6 items) 14 I play game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15 I make craft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origami, making paper clothes, and making 3D objects.).

16 I do art activitie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drawing and painting).

17 I play sport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soccer, baseball and bowling).

18 I do counting activities using newspapers with my child (e.g. reading numbers, and cutting out numbers). 

19 I make my child search or read numbers in newspapers. 

Conversation (4 items) 20 I ask my child how they feel about the newspaper articles that they read.

21 I ask my child what they think about the newspaper articles that they read. 

22 I discuss newspaper articles with my child after reading together.

23 I encourage my child to explain or summarize newspaper articles after reading them.

Online mediation (5 items) 24 I show my child scraping online newspapers.

25 I show my child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to access newspapers. 

26 I share scraped online newspaper articles with my child.

27 I teach my child how to browse and read online newspaper articles.

28 I read and scrape online newspapers with my child by saving or printing them.

Scrap activity (3 items) 29 I show my child scraping paper newspapers.

30 I share scraped printed newspaper articles with my child.

31 I read and scrap printed newspapers articles with my child.

Belief Academic achievement (6 items) 32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they are used in classrooms.

33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obtain relevant class information.

34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it can be helpful for classes.

35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the school recommends it.

36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it is helpful for their studies.

37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know what other children are studying.

Information acquisition (5 items) 38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access diverse information.

39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follow current events in the world.

40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improve their expression skills.

41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to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42 I encourage my child to read newspapers because the articles are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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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척도의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의 개념을 정

의해 보면, 제1범주 ‘지도’는 부모가 신문을 활용하여 학령기 자녀

를 교육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위요인은 모델링, 제한적 

중재, 텍스트 지도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모델링’은 부모가 신문

을 읽거나 활용하는 모습을 자녀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을 의미한다. ‘제한적 중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읽거나 읽지 말아

야 할 기사를 정해주거나 읽을 시간을 제한함을 의미하고, ‘텍스

트 지도’는 신문을 텍스트로 하여 부모가 내용을 설명하거나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2범주 ‘활동’

은 부모와 자녀 간에 신문을 활용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

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놀이 활동, 언어적 중재, 온

라인 중재, 스크랩 활동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놀이 활동’은 신

문을 활용한 게임, 운동, 미술, 수학 영역의 놀이가 포함되었고, 

‘언어적 중재’는 부모가 신문 내용에 대한 자녀의 느낌과 생각을 

묻거나 설명을 요청하고 함께 토론하는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온라인 중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온라인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활용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스크랩 활동’은 부

모-자녀 간에 종이신문을 스크랩하여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제3범주 ‘신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문을 보게 하는 것이 좋

겠다고 믿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학업성취와 정보 습득 2요인으

로 구성되었다. ‘학업 성취’는 신문을 보게 하는 이유가 학교 수업 

및 공부에 해당 것을 담고 있고, ‘정보 습득’요인은 신문을 통해 다

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표현능력을 키우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신문을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 신문 활용 척도(HNUS-E)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 703명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개발된 문항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3범주(지도, 활동, 신념)와 9요인의 총 42문항

이 확인되었다. 지도 범주는 모델링(5문항), 제한적 중재(4문항), 

텍스트 지도(3문항)의 3요인, 활동 범주는 놀이활동(6문항), 언어

적 중재(4문항), 온라인 중재(5문항), 스크랩 활동(3문항)의 4요

인, 신념 범주는 학업성취(6문항), 정보습득(5문항)의 2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도, 활동, 신념의 3범주로 구분한 이론적 

근거는 미디어 중재 관련 선행연구들(Ahn, 2003; 2008; Choi, 

2015; Nikken & Jansz 2006; Yu & Jung, 2012)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신문으로 부모-자녀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와 부모가 자녀에게 신문을 읽게 하는 이유는 서로 완전히 구별되

는 개념이므로 1차로 나누었고, 부모가 신문을 활용해 자녀를 가

르치는 것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 간의 구별이 가능하므로, 선행

연구들의 문항 내용분석을 통하여 2차로 구분하였다. HNUS-E

는 이와 같은 다차원의 구조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부모-자녀 간

의 신문 활용을 측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구의 타당도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구인타

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지

수가 전체 모형과 세 범주 각각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SRMR은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증

분적합지수 CFI, TLI, NFI 값도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Hong 

(2000)에 의하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수가 너무 작을 때 CFI와 

NNFI(TLI)는 좋은 적합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하게 나타

나는 RMSEA값은 작은 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암시하므

로, CFI와 NNFI 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둘째, 구성개념타당도 검토 결과, 집중타당도는 3범주와 모든 

하위요인과 문항이 .50 이상, AVE는 .50 이상, C.R.값은 .70 이

상으로 집중타당도 평가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유의한 수준

으로 나타나 척도의 집중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 결과는 가정 신

문 활용 척도가 세 범주와 하위요인들 간,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

는 문항들의 일치성이 매우 높아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잘 측정

함을 보여준다. 

셋째, AVE에 의한 판별타당도 평가 결과, 지도 범주와 활동 

범주 간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 간과 범주 간에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와 신념 간, 활동과 신념 간, 모든 하

위 요인들 간에 차별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판별타당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별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

법으로 지도와 범주 간에 제약모델을 설정하여 χ2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범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범주(지도-활용)간의 높은 상관은 기

본적으로 신문 활용 상호작용의 두 뼈대(부모가 신문을 가르치려

고 하는지, 신문을 이용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지)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내용은 다르나 지도와 활용이 함께 일어나기 쉽기 때문으

로, 하위 변인 간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과학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넷째,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인 공인타당도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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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타당성이 입증된 Yu와 Jung (2012)의 중재유형과 이

용 동기 척도를 준거척도로 삼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높

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

모보고용 척도가 초등학생 가정의 신문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도

구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개발

된 척도가 다른 집단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분할법에 의한 단순재현전략의 교차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성별, 학년군별 모두 모델 적합도 지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모두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즉, 가정의 신문 활

용 척도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고학년 집단(4-6학년) 뿐 

아니라 저학년 집단(1-3학년)에서도 안정적으로 재현되어 모델

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적일치도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통해 가정 

신문 활용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총체적

으로 HNUS-E의 문항들이 각 하위요인별로도 동질성이 높은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가정 신문 

활용 척도는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간 신문 활용 정도를 측정하

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정 신문 활용 척도는 부모의 보

고를 통해 국내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간 신문 활용을 타당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척도

는 학령기 아동의 신문 활용 관련 연구와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아

동의 언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등 발달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

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저학년생을 포함하여 학령기 전체 연령을 포괄하였다. 둘째, 

종이-온라인 신문을 함께 고려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였다. 셋째, 가정에서 신문을 활용한 지도, 활동, 및 신문 

제공 신념이라는 범주와 각각의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진 다차원

적 척도로서, 다양한 측면의 신문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어 가정

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고, 연구자의 관심 변인

에 따라 연구 활용도가 높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을 위해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1,36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였으나, 참여자 중 

신문을 구독하거나 보지 않는 부모가 많아 가정에서의 신문 활용 

면에서 정규분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703명의 자

료만으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들 중

에서도 가정에서의 신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집단이 포함되어 있

으나, 신문을 보지 않는 부모가 이 척도에 응답할 경우에는 더욱 

낮은 수준의 활용도가 나타날 것이라 보아야 한다. 둘째, 이 척도

는 가정에서의 신문 활용이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추후연구를 염두에 두고 개발 및 타당화되었다. 그런데 신

문이라는 매체는 더 어린 영유아 및 청소년, 성인에게 모두 영향

을 미칠 것이므로, 앞으로는 대상의 연령 범위를 넓힌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활용하여 가정

에서의 신문 활용 양상이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및 학업 성취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아동에게 적합한 신문

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또는 읽기에 어려

움을 지닌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재 효과를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척도를 활용하여 가정의 신문 구독 

및 활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중재안

을 마련하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척도는 가

정 외에도, 학교, 도서관, 신문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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