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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Koc와 Barut(2016)이 개발한 New Media Literacy Scale (NMLS)의 한국
어 버전인 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K-NMLS)과 단축형 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Short Form(K-NMLS-SF)을 타당화하였다. 20대 성인 322명
의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여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K-NMLS(소비 18문항, 생산소비 17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디지
털 역량 관련 척도들인 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 스마트폰․태블릿 PC 기능 
활용 수준, 인터넷 자기효능감, 디지털 시민성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인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K-NMLS의 의미를 보존하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축
형 척도 K-NMLS-SF(소비 5문항, 생산소비 4문항)를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실
정에 맞게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기술적 활용과 콘텐츠 소비, 생산 능력을 포괄한 
K-NMLS와 단축형 K-NMLS-SF를 타당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한국 청년들의 미디
어 리터러시 측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 디지털, 디지털 리터러시, 타당화, 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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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1)는 디지털 사회를 현명하게 살
아내기 위한 능력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등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다(교육부,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는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심리적, 발달적 요소와도 접하게 관련이 있어 
현대인의 발달과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로 강
조되고 있다(Bahramian, 2018; Pathak-Shelat, 
2010; Rivera et al., 2016; Taskin & Ok, 2022).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정적인 온라인 경험으
로부터 젊은 세대를 잠재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Vissenberg et al., 2022) 정보의 접근, 공공 서
비스에 대한 교류, 소통과 정치활동, 교육 및 취업 
등 성인의 일상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량
이라 할 수 있다(Jacobs et al., 2014).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컴퓨터나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역량뿐 아
니라,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
석하고 평가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콘텐츠를 창조
해 나가는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Gilster, 
1997). 미디어 리터러시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국
내에서 타당화된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는 유아 교
사나, 대학생, 학령기 아동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한 경우가 많았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특정 하위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2).

1)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흡사한 개념으로 

두 용어는 여러 연구들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권동우, 배혜진, 2020; 이용욱, 2018). 본 연구에서는 

척도명일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하고, 그 외의 개념적인 서술에서는 ‘미디어 리

터러시’로 통일하였다.

2) 허경아와 정정희(2011)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한편 Koc와 Barut(2016)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New Media Literacy Scale(NMLS)는 미디어 리
터러시에 대하여 누적되어 온 학자들의 이론을 기
반으로 다차원적인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데, 디지
털 미디어 활용 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메
시지의 분석과 평가 등 리터러시 개념을 포괄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를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의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제작하고 비판하는 
역량을 포함하는 NMLS(Koc & Barut, 2016)의 한
국형 척도(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K-NMLS)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척도의 활
용성을 높이고자 단축형 척도(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Short Form; K-NMLS-SF)를 함
께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K-NMLS의 타당성 검증
은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촉진할 것으
로 예상되며, 특히, K-NMLS-SF를 통해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효과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NMLS 척도가 측정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Paul Gilster(1997)에 의해 대

인 능력을 의미하는 컴퓨터 리터러시(21문항), 정보를 

검색하고 판단하는 정보 리터러시(20문항), 지식을 공유

하고 창출하는 지식 리터러시(23문항)의 세 영역이 포

함된 64문항의 디지털 리터러시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

화하였다. 신소영과 이승희(201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본역량

(5문항), 인터넷 활용 능력(4문항), 기본업무 활용 능력, 

SW중심사회 적응능력(4문항), SNS 활용 및 협업능력(5문

항)의 하위영역이 포함된 18문항의 디지털 리터러시 도

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외에도 김경희 외(2019), 

안정임 외(2012), 임희수 외(2022), 강정묵 외(2014), 정윤

숙, 유지원(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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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되었다. 전술하였듯이 Gilster(1997)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단순히 기술적 활용 능력뿐 아니라 인
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
하며 목적에 맞게 새로운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하
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Livingstone(2004)
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양한 메시지에 접근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메시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
력이라 정의하였으며, Fraillon 외(2013)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술, 통신 도구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지식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정보에 접
근, 관리, 통합, 평가 및 생성할 수 있는 폭넓은 능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
어를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
력,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능력과 콘텐
츠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포함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Koc와 Barut(201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NMLS
는 Chen 외(2011)가 규정한 뉴미디어 리터러시
(New Media Literacy)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Chen 
외(2011)는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기능적 역
량과 비판적 역량, 소비와 생산소비라는 두 개의 
개념적인 축이 교차하는 기능적 소비(functional 
consuming), 비판적 소비(critical consuming), 
기능적 생산소비(functional prosuming), 비판적 
생산소비(critical prosuming)의 2x2 형태로 구조
화하였다.

이후, Lin 외(2013)는 Chen 외(2011)가 제시한 
4개 영역을 10개 하위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 구체
적으로 기능적 소비는 소비하는 능력(consuming 
skill)과 이해하는 능력(understanding indicators)
의 2개 하위영역으로, 비판적 소비는 분석
(analysis), 통합(synthesis), 평가(evaluation)

의 3개 하위영역으로, 기능적 생산소비는 생산
소비(prosuming), 배포(distribution), 생산
(production)의 3개 하위영역으로, 비판적 생산소
비는 참여(participation)와 창조(creation)의 2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Koc와 Barut(2016)는 이렇게 Chen 외(2011)가 
제시한 뉴미디어 리터러시3)의 4개 영역과 Lin 외
(2013)가 구체화한 10개의 하위영역을 바탕으로 
NMLS를 개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
다. NMLS는 척도 개발 초기에는 4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었으나, 전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40문항으로 추려졌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
친 다음 요인 부하량이 0.5 미만인 5문항을 제외
하여 최종 35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Koc & 
Barut, 2016). 

NMLS 척도는 Koc와 Barut(2016)에 의해 타당
화된 이후 최근까지 여러 국외 연구들에서 활발하
게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Durak과 Saritepeci 
(2018)은 NMLS로 측정된 초기 청소년들의 미디
어 리터러시 수준과 인터넷의 문제적 이용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고, Buchanan(2020)은 
NMLS로 측정된 20대 이상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
시 수준이 낮을수록 온라인 상에서 거짓 정보를 퍼
뜨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Luo 
외(2022)는 15~25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NMLS로 측정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가짜뉴스를 판
별할 수 있는 능력인 뉴스 신뢰성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NMLS는 아직 국내에서 정 한 타당화 과정을 

3) Koc와 Barut(2016)에 의하면, ‘뉴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원 제작자 뿐 아닌 일반 유저들도 사회적 가

치와 관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로이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데서 기존 일방향

적인 ‘미디어’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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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았으나, 2018년 이후 몇몇 연구자들에 의
해 번안 및 수정되어 뉴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명칭으로 활용된 
바 있다. 국내에서 NMLS를 사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부 하위영역만을 사용
한 경우이다. 김지선과 이강이(2019)는 NMLS 중 
기능적 리터러시 8문항, 비판적 리터러시 7문항을 
번안하고 수정하였으며, 이 15문항은 이수빈과 김
선희(2022)의 연구에서도 만 3, 4, 5세 유아의 어
머니를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 밖에 염정윤과 정
세훈(2019)은 NMLS 중 기능적 리터러시 13문항을 
번역하여 20-6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활용
하였고, 신하나와 정세훈(2018)은 어머니의 기능적 
리터러시 7문항과 비판적 리터러시 9문항을 측정하
였으며, 이하나 외(2021)는 성인의 소비 리터러시
와 생산소비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NMLS를 
활용하였다.

둘째, NMLS의 네 가지 하위영역인 기능적 소비, 
비판적 소비, 기능적 생산소비, 비판적 생산소비를 
모두 활용하였으나 일부 문항을 선정하거나 수정한 
경우이다. 염정윤과 정세훈(2019)은 NMLS의 네 하
위영역에서 각각 5문항씩 선정하여 활용하였고, 최
인호 외(2018)는 NMLS의 네 분류를 기초로 하여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일부 문항
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후 최인호와 정세훈
(2019)의 연구에서도 최인호 외(2018)가 사용한 문
항을 활용하였다.

정리하자면, 2018년 이후 국내 연구자들이 
NMLS를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하였으
나 원척도를 번안하고 연구참여자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신뢰도를 확인함으로써 척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NMLS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정 한 타당화 과정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에서 만 29
세 사이 성인을 대상으로 New Media Literacy 
Scale(NMLS)의 한국형 척도를 타당화하고, 나아가 
NMLS 원척도의 문항 중 9문항을 선정하여 적은 
문항 수로도 원척도의 의미를 보존하되 보다 활
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축형 척도를 함께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는 김석선 외(2022)와 조붕환, 임경희
(2003)가 제시한 타당화 절차를 바탕으로, 우선 한
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K-NMLS)의 타당화를 위해 
NMLS 원척도의 35문항을 번안한 다음,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을 통해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또한 척도의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측정된 준거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공인타당도(이은
해 외, 2006;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t al., 1999)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
로 높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수준의 디
지털 미디어 기기 활용 능력(Erdem et al., 2022; 
Park & Burford, 2013), 높은 수준의 디지털 시
민성(Erdem et al., 2022),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
기효능감(Keshavarz, 2020)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 
스마트폰/태블릿 PC 기능 활용 수준, 인터넷 자
기효능감, 디지털 시민성을 NMLS 한국형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위의 절차는 K-NMLS와 K-NMLS의 단축형 척
도(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Short 
Form; K-NMLS-SF)의 타당화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K-NMLS)와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단축형 척도(K-NMLS-SF)의 타당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6, No.4, December 2023 ⎸49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
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설문 안내를 
받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설문에 참여한 324명 
중 응답이 불성실한 2명을 제외하고 응답을 완료한 
남성 167명과 여성 155명(총 322명)의 자료를 분
석에 사용했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받았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7001988-202111-HR-1425- 
02).

연구참여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21세~29세였
으며, 평균 연령은 25.71세(SD=2.49)이었다. 학
력은 고졸 이하 127명(39.4%), 대졸 이상이 195
명(60.6%)이었고, 211명(65.5%)은 취업/고용 중
(직장 재직, 사업, 가족 및 친척 돕기 포함)인 상
태이었으며, 26명(8.1%)이 기혼이었다. 거주 지
역은 서울권 86명(26.7%), 경인권 80명(24.8%), 
세종/대전/충청권 45명(14.0%), 부산/울산/경남
권 45명(14.0%) 등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
득은 500만원 이상이 136명(42.2%), 200만원 이
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64명(19.9%),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36명(11.2%) 등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K-NMLS)

Koc와 Barut(2016)이 개발한 NMLS는 성인의 
미디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 척도로,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능적(functional) 
역량과 비판적(critical) 역량, 소비(consuming)와 
생산소비(prosuming)라는 두 가지 특성을 상호 교
차한 4개의 하위요인, 즉 기능적 소비(7문항), 비판
적 소비(11문항), 기능적 생산소비(7문항), 비판적 
생산소비(10문항)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리
터러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의 국내 타당화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문항을 디지털 미디어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아
동․가족학 전공 연구자 2명이 한국어로 1차 번안
했다. 이후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하
는 디지털 및 데이터 분야 전문가와 인간 발달 분
야 전문가가 2차, 3차 역번역 및 수정 과정을 진행
하여 의미 전달이 명확하며 이론에 부합한지 확인
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은 부록표 1에 제시
하였다. 원척도 타당화 연구(Koc & Barut, 2016)
에 보고된 C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97이었다. 

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
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은 미디어패널

조사(2020)에서 자체 개발된 총 21문항으로 측정되
었으며, 동영상(2문항), 인터넷(10문항), 이메일(4문
항), 기타 활용(5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
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컴퓨터에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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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컴퓨터의 악성코
드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스
크탑 및 노트북을 활용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평균은 4.24점(SD=0.73)이었다.

스마트폰․태블릿 PC 기능 활용 수준
스마트폰․태블릿 PC 활용 수준은 미디어패널조

사(2020)에서 사용된 총 26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문자메시지/인스턴트 메신저(5문항), 인터넷(10문
항), 이메일(4문항), 기타 활용(7문항)을 포함하였
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스마트기기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타인에게 보낼 수 있다’, ‘나는 필요한 스
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설치, 삭제, 업데이
트를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활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
항의 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스마트폰․태
블릿 PC 활용 수준의 평균은 4.39점(SD=0.64)이
었다.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Eastin과 

LaRose(2000)이 개발한 인터넷 자기효능감 척도를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넷 자기효능감
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여 필요한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
음을 의미하며 총 8문항을 포함한다(예: 나는 인터
넷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
신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전

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0이었으
며 인터넷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5점(SD=0.79)
이었다.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은 Choi 외(2017)가 발한 Digital 

Citizen Scale 척도를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예: 나는 사회 및 정치적인 쟁점과 관련이 있는 
온라인 참여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사회 운
동이나 변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다).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윤리, 미디어 및 정
보 리터러시, 참여와 비판적 저항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의 
능력, 인식 및 참여 수준을 의미한다(Choi et al., 
2017).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정
치참여(9문항), 기술적 인터넷 활용 능력(4문항), 비
판적 관점(7문항),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2문항), 온라인 상 의사소통 및 협업(4문항)
으로 구분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사회 및 정치
적인 쟁점과 관련이 있는 온라인 참여 모임에 소속
되어 있다’, ‘나는 사회 운동이나 변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다’ 등이 있다. 모든 문
항은 7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
지털 시민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
의 Cronbach’s α는 .94였으며 평균은 4.34점
(SD=1.02)이었다.

분석 절차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 타당화 및 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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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개발은 김석선 외(2022)와 조붕환과 임경희
(2003) 등의 절차를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SPSS 25를 통해 개별 문항의 기술통계 및 
문항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척도의 내적 일
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문항 및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한국
판 척도의 요인구조와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Mplus 8.7(Muthen & Muthen, 
1998-2021)을 통해 원척도의 요인구조를 기반으
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 
확인을 위해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를 사용하
였고, 변별타당도 확인을 위해 요인 간 상관을 확
인하였다. 모형적합도는 χ2값 및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값,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SRMR)로 판단하였다. χ2은 값이 적을수
록, RMSEA는 .06 이하인 경우, CFI와 TLI는 .95 
이상인 경우, SRMR은 0.09 이하인 경우 적절하다
고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셋째, 공인타당
도 검증을 위해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와 디
지털 역량 관련 문항(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 스마트폰․태블릿 PC 기능 활용 수준, 인터
넷 자기효능감, 디지털 시민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단축형 척도 개발을 위해 문항
의 요인 부하량과 문항의 의미를 기준으로 문항을 
선정하고, 선정한 문항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단축형 척도에 대해서도 앞서 시
행한 분석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모형적합도를 확
인하였고, 디지털 역량 관련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NMLS 문항의 정규성 검정

개별 문항 응답결과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왜도는 
–0.92와 0.037 사이, 모든 문항의 첨도는 –0.80
과 0.42 사이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
의 절대값이 10 미만인 경우 정규성이 확인되기에
(Kline, 2016) 본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의 경우 모든 문항-총점 상관
은 0.5~0.8 사이로 나타나, 모든 문항을 분석에 활
용하였다.

K-NMLS 구성과 확인적 요인분석

Koc와 Barut(2016)이 제시한 기능적 소비
(functional consumption), 비판적 소비(critical 
consumption), 기능적 생산소비(functional 
prosumption), 비판적 생산소비(critical 
prosumption)의 4요인(부록표 1 참조)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2=884.73 
(df=481, p<.001), RMSEA=0.05(90% CI=0.05~ 
0.06), CFI=0.93, TLI=0.91으로 양호하나, 기능적 
소비 영역과 비판적 소비 영역의 상관관계가 .94로 
높게 나타났다. 두 요인의 상관관계가 .9를 넘을 
경우 두 요인이 유의하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Kline, 2011). 이렇게 영역 간 상관
이 높은 것은 네 하위영역이 기능적-비판적, 소비-
생산소비의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각 요인들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고 두 요인씩 절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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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소비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 범위는 0.458~0.789이고 생산소비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 범위는 
0.472~0.764임. 문항별 구체적인 요인 부하량은 저자 요청으로 제공 가능함.

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NMLS 척도가 가진 

두 개의 축 중 소비-생산소비 축의 의미를 살려 기
능적 소비와 비판적 소비를 합친 ‘소비’ 영역과, 기
능적 생산소비와 비판적 생산소비를 합친 ‘생산소
비’ 영역의 2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소비 영역과 생산소비 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다른 학자들
의 정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Chen et al., 2011; 
Koc & Barut, 2016; Lin et al., 2013) 의미적으
로 소극적-적극적 리터러시의 구분이 더 명확하여 
척도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
계 분석 결과 기능과 비판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두 하위요인 평균 점수 간의 상관(기능적 소비-기
능적 생산소비 .785; 비판적 소비-비판적 생산소비 
.698)보다 소비와 생산소비로 나누었을 때의 상관

이 더 높기에(기능적 소비-비판적 소비 .842; 기능
적 생산소비-비판적 생산소비 .705) 후자의 구분이 
데이터를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 영역과 ‘생산소비’ 영역의 2요
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에는 Lin et al.(2013)과 Koc와 Barut(2016)가 제
시한 10개의 하위 내용(부록표 1 참조)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였다.

위와 같이 의미를 기반으로 문항 간 상관관계를 
허용한 2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χ2=942.80(df=486, 
p<.001), RMSEA=0.05(90% CI=0.05~0.06), CFI= 
0.92, TLI=0.90으로 기존 4요인 모형에 비하여 모
델핏 지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적합한 수준이었
다. “소비”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 범
위는 0.46~0.79이고 “생산소비” 요인에 속하는 문
항의 요인 부하량 범위는 0.47~0.76로 나타났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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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MLS
PC

(노트북)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자기

효능감 

디지털 시민성

정치참여 기술적
활용 능력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

비판적
관점

의사소통 
및 협업 전체

소비 .63** .57** .68** .20** .58** .62** .53** .26** .48**

생산소비 .49** .40** .68** .42** .44** .57** .57** .41** .62**

전체 .57** .49** .72** .36** .51** .63** .59** .37** .60**

**p<.01

표 1. K-NMLS 척도와 디지털 련 변인들과의 상 계

항별 구체적인 요인 부하량은 저자 요청으로 제공 
가능). 최종적으로 채택된 2요인 모형의 CFA 결과
는 그림 1, 부록표 1에 제시하였다. 

K-NMLS 척도의 신뢰도

K-NMLS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
선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다. 35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7, 소비 영
역 18문항(1~18번)은 .95, 생산소비 영역 17문항
(19~35번)은 .94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
으며 각 영역에서 특정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내적 
합치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소비와 
생산소비 두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87(p < .001)
로 Kline(2011)의 기준에 충족하였다.

K-NMLS의 공인타당도

본 K-NMLS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측정된 준거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반영하는 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미디어패널조사, 2020), 스마트폰․태블릿 PC 
기능 활용 수준(미디어패널조사, 2020), 인터넷 자
기효능감(Eastin & Larose, 2000), 디지털 시민성
(Choi 외, 2017)의 5개 하위영역과 K-NMLS 문항 
전체 평균 점수와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K-NMLS의 소비 영역, 생
산소비 영역, 전체 평균 점수는 모두 PC(노트북)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자기효
능감, 디지털 시민성 전체 평균 점수와 5개 하위영
역 점수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6~.72, p<.01). 이를 통해 K-NMLS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NMLS 단축형 척도(K-NMLS-SF) 타당화

앞서 도출된 K-NMLS 척도의 의미를 보존하면
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였
다. 이를 위해 K-NMLS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과 
문항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각 영역별로 일부 문
항을 선정하였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Koc와 Barut(2016)이 제시
한 NMLS 원척도의 각 요인은 2~3개의 하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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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MLS
-SF

PC(노트북)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자기효능감 

디지털 시민성

정치참여 기술적
활용 능력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

비판적
관점

의사소통 
및 협업 전체

소비 .64** .58** .62** .15* .60** .61** .50** .22** .45**

생산소비 .48** .38** .62** .36** .46** .52** .51** .40** .57**

전체 .61** .53** .67** .27** .58** .62** .55** .33** .54**

 **p<.01

표 2. K-NMLS-SF 척도와 디지털 련 변인들과의 상 계

으로 구성된다. 즉, 소비 요인은 소비하는 능력, 이
해하는 능력, 분석, 통합, 평가의 5개 소분류로, 생
산소비 요인은 생산소비 능력, 생산, 배포, 참여, 
창조의 5개 소분류로 구성된다. 이러한 10개의 소
분류 내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으면서 의미를 대표
적으로 담는 문항을 하나씩 선정하여 총 10문항의 
단축형 척도(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Short Form; K-NMLS-SF)를 구성하였다.

단축형 척도도 마찬가지로 2요인 모형에 대한 
CFA를 진행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χ2=29.30 (df= 
20, p>.05), RMSEA=0.04(90% C.I=0.00~0.07), 
CFI=0.99, TLI=0.98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분석
에는 NMLS 원척도의 4개 요인(기능적 소비, 비판
적 소비, 기능적 생산소비, 비판적 생산소비) 별로 
같은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였다. 단축형 척도 2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소비”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 
범위는 0.665~0.774이고 “생산소비” 요인에 속하
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 범위는 0.412~ 0.790으로 
나타났다(문항별 구체적인 요인 부하량은 저자 요
청으로 제공 가능). 단축형 척도 문항은 부록표 1
에 제시하였다. 

K-NMLS-SF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다. 단축형 척도 9문항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 소비 영역 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7, 생산
소비 영역 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7로 양호한 수
준이라 할 수 있다. 각 영역에서 특정 문항을 제거
하였을 때 내적 합치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었으
며, 이를 통해 각 영역에 포함된 모든 문항이 해당 
영역의 의미를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두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72로 Kline 
(2011)의 기준에 충족하였다.

이어서 K-NMLS 척도와 마찬가지로 K-NMLS- 
SF 척도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과 스마
트폰․태블릿 PC 기능 활용 수준(미디어패널조사, 
2020),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기효능감(Eastin & 
Larose, 2000), 디지털 시민성(Choi 외, 2017) 전
체 점수 평균과 5개 하위영역이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K-NMLS-SF 척도의 소비 
영역, 생산소비 영역, 전체 점수 평균은 모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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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인터
넷 자기효능감, 디지털 시민성(정치 참여, 기술적 
활용 능력,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 비판적 관
점, 의사소통 및 협업)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r=.15~.67, p<.01). 이에 K-NMLS-SF 척도의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판 NMLS 척도와 그 단축형 척도
를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대 성
인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K-NML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한국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함에 있어
서 기능적 소비와 비판적 소비를 측정하는 ‘소비’ 
영역(18문항)과 기능적 생산소비와 비판적 생산소
비를 측정하는 ‘생산소비’ 영역(17문항)의 2요인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NMLS 척
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 영역 5문항과 생
산소비 영역 4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인 
K-NMLS-SF 척도의 2요인 모형 역시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K-NMLS 척도
와 단축형인 K-NMLS-SF 모두 신뢰도가 적합한 
수준이었고,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접
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데스크탑․노트북 기기 
활용 수준과 스마트폰․태블릿 PC 기능 활용 수
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디지털 시민
성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척도의 
공인타당도 역시 검증되었다. 이는 K-NMLS와 
K-NMLS-SF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특성을 효과적
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NMLS의 소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

어 콘텐츠를 더 잘 접하고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Koc & Barut, 2016). 또한, 생산소
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콘텐츠를 보다 
잘 생산하며 미디어 환경에 참여할 수 있고, 타인
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Chen et al., 2011; Koc & Barut, 2016).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
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기
반으로 하여, Koc와 Barut(2016)이 개발하고 타당
화한 NMLS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처
음으로 K-NMLS를 타당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만 측정하
거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해석 능력만 측
정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기술적으
로 활용하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
산하는 능력까지를 포괄함으로써 K-NMLS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
는 강점이 있다. 

둘째, K-NMLS의 경우 기존 NMLS가 지닌 두 
개의 축 중 ‘소비’와 ‘생산소비’의 축을 중심으로 
하였다. 기존 NMLS는 기능적-비판적 측면, 소비-
생산소비 측면의 2x2 구조를 지녔으나 각 요인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인분석 결과가 적
합하지 않았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미디어 리터
러시에 대한 정의는 소극적 리터러시와 적극적 리
터러시의 차이를 강조한다. 또한 동일 영역 내 개
별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기능적 측면과 비
판적 측면으로 나누었을 때보다 소비와 생산소비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영역 내 문항 간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척도의 활용성을 증진
하기 위해 K-NMLS는 소비와 생산소비의 2요인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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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와 생산소비의 두 영역에 대한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SNS와 1인 미디어 시장이 확
대되면서 개인이 미디어의 소비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써의 역할도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박지혜, 2017). SNS는 싸이월드, 블로그와 같은 
텍스트 중심의 플랫폼을 시작으로, 페이스북, 트위
터를 거쳐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이미지 중심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내 유튜브 등 동영상 중심의 
플랫폼이 활성화되었다(이근탁, 2019). 스마트폰 보
급과 콘텐츠 소비성향의 변화로 1인 미디어의 활성
화는 미디어 콘텐츠의 양과 유형의 다양화를 이끌
었다(박지혜, 2017). 본 연구에서 기능-비판 구분
보다 소비-생산소비 구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은 NMLS 척도가 개발된 시기에 비해 최근 개인의 
미디어 생산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유튜버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일 정도로
(김유민, 2022.09.17.) 미디어 생산활동이 활발한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
대적 흐름과 문화적 특성과 긴 하게 연결하여 미
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도구를 타당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35문항으로 구성된 K-NMLS뿐 아니라, 10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 K-NMLS-SF를 함께 
타당화 함으로써 피검자로 하여금 설문 응답에 대
한 피로도를 낮추고, 적은 문항 수로도 신뢰롭고 
효율적으로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단축형 척도는 
대규모 집단에 대한 조사, 혹은 여러 영역의 정보
를 수집하는 다학제적 조사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K-NMLS와 K-NMLS-SF 모두 다
양한 디지털 관련 역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여, 두 척도 모두 이후 연구들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활발해지면서 
가짜뉴스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정제되
지 않은 내용의 소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지금(박아란, 2019), K-NMLS와 K-NMLS-SF를 
통해 기능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능력뿐만 아니
라 미디어를 소비할 때 얼마나 비판적 관점을 지니
는지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개인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뿐 아니
라 미디어 콘텐츠를 활발하게 생산하는 역할을 하
는 만큼(박설민, 2020) 본 척도를 통해 각자가 미
디어를 생산할 때에도 비판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
당화가 진행되었기에, 후속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다른 연령 집단의 경우 본 척도의 하위영역이 그대
로 유지되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노년기 성인의 디지털 경험과 리터러
시, 사용패턴 등은 성인 초기의 그것과 매우 다르
기 때문에 추후에는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타
당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하는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21세기 현대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주
요한 역량으로 여겨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론에 
기반하여 측정하고, 소비와 생산소비라는 두 영역
과 그 안의 하위영역들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영
역을 포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특징이 잘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K-NMLS와 K-NMLS-SF를 
통해 개인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떠한 역량이 
부족한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구성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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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validated the 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K-NMLS)—a Korean adaptation of the 
NMLS by Koc and Barut (2016)—and its abbreviated version, the 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Short Form (K-NMLS-SF). Based on data from an online survey of 322 Korean adults in their 20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ggested that a two-factor structure (consumption and prosumption) 
adequately represented the data. We confirmed criterion validity through an analysi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K-NMLS and digital competence-related constructs. To enhance the utility of 
K-NMLS while preserving its core purpose, a 9-item version, K-NMLS-SF, was validated using the 
same procedure as for the K-NMLS. The implications of validating K-NMLS and K-NMLS-SF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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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하위영역 번호 문항내용 평균 표준편차

소비

기능적
소비

소비하는 능력 1 나는 미디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 도구를 사용
하는 방법을 안다. 4.04 0.93

소비하는 능력 2 나는 미디어에서의 변화를 따라잡는 데 능숙하다. 3.74 0.97

소비하는 능력 3 나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쉽게 사용
한다. 3.94 0.90

이해하는 능력 4 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미디어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다. 3.93 0.89

이해하는 능력 5 나는 미디어 콘텐츠에 담긴 괴롭힘이나 폭력적인 요소를 잘 알
아차린다. 3.93 0.89

이해하는 능력 6 나는 미디어 콘텐츠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이해한다. 3.74 0.94
이해하는 능력 7 나는 미디어 속에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4.10 0.92

비판적
소비

분석 8 나는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소통, 오락 등)을 구분할 수 있다. 4.07 0.91

분석, 평가 9 나는 미디어 콘텐츠가 상업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다. 3.95 0.93

분석 10 나는 미디어 메시지를 생산자, 유형, 목적 등에 따라 분류해낼 
수 있다. 3.71 0.99

통합 11 나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뉴스와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3.92 0.92
통합 12 나는 미디어 메시지와 내 의견을 통합할 수 있다. 3.82 0.96

통합, 평가 13 나는 사용할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할 때 미디어 심의 등급을 고
려한다. 3.46 1.07

평가 14 나는 미디어 메시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것이 쉽다. 3.60 0.97

분석, 평가 15 미디어 콘텐츠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을 검토할 수 있다. 3.85 0.90

평가 16 나는 법적․윤리적 규정(저작권, 인권 등)에 따라 미디어를 평가
할 수 있다. 3.63 1.03

평가 17 나는 신뢰성, 안정성, 객관성, 통용성에 따라 미디어를 평가할 
수 있다. 3.71 1.00

평가 18 나는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잘 막아낸다. 3.62 1.00

부 록

한국형 디지털 리터러시(Korean New Media Literacy Scale: K-NMLS) 문항, 단축형 척도(Korean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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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소비

기능적
생산
소비

생산, 
생산소비 19 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 계정과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 

쉽다. 3.95 0.96

생산소비 20 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를 사용할 
줄 안다. 3.55 1.07

생산소비 21 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안다. 3.63 1.05

생산소비 22 나는 미디어의 기본 조작 도구(버튼, 하이퍼링크, 파일 전송 등)
를 작동시킬 수 있다. 3.85 1.03

배포 23 나는 인터넷에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능숙하다. 3.84 1.02

생산, 배포 24 나는 타인이 공유한 미디어 콘텐츠에 기여하거나 의견을 달 수 
있다. 3.96 0.98

배포 25 나는 개인적인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평가하
거나 리뷰 할 수 있다. 3.91 0.98

비판적 
생산
소비

참여 26 나는 소셜 미디어 참여를 통해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3.45 1.12

참여 27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검토해 미디어에 기여할 
수 있다. 3.58 1.01

참여 28 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사용자와 협업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다. 3.56 1.05

참여, 창조 29 나는 실제 나의 특성과 일치하는 온라인 정체성을 만들기 쉽다. 3.46 1.08

참여 30 나는 미디어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토론하거나 의
견을 낼 수 있다. 3.50 1.06

창조 31 나는 특정 문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데 능숙하다. 2.97 1.17

창조 32 나는 대안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데 능숙하다. 2.95 1.14

창조 33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사생활을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
츠를 만든다. 3.13 1.16

창조 34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에는 법적․윤리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3.90 1.02

창조 35 나는 독창적인 시각기반․문자기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3.07 1.12

주: 하위영역은 원척도 제작자(Mustafa Koc)의 확인을 거쳤음. 회색 음영이 된 문항들은 단축형 척도(K-NMLS-SF)에 해당하는 
문항이며, 소비 영역 5문항, 생산소비 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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