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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가들의 소진 후 회복을 측정하는 척도인 ‘정신건강 문가 소진회

복척도(Mental health professionals Burnout Recovery Scale: MBR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다. 이를

해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소진회복에 한 구성개념을 정하고 69개의 비문항을 개발한

후, 정신건강분야 실무자들과 련 공 교수진의 내용 타당도 평정을 거쳐 59개의 비척도

문항을 선정하 다. 이후 비연구에서는 국의 정신건강 문가 148명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요인, 25문항 구조의 측정 모형을 도출하 다. 그리고 다른 정신건

강 문가 표본 318명을 상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요인, 25문항이 합함을 재

확인하 다. MBRS의 4요인은 ‘임상에서의 변화’, ‘에 지의 회복’, ‘삶에 한 태도 변화’, ‘직

장에서의 여 증가’로 명명하 다. MBRS의 내 합치도는 .964로 신뢰도는 양호하 다.

한 MBRS와 직무열의 척도, 소진질문지, 삶의 만족도 척도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MBRS의 수렴타당도, 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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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burnout)이란 개념은 1970년 임상심리

학자인 Freudenberger가 약물 독자들을 치료하

는 문가들에게 진 으로 보이는 에 지의

고갈, 동기 헌신의 상실, 다양한 정신 ․

신체 증상에 해 보고하면서 학계에 처음

알려졌고(Schaufeli & Buunk, 2003), 이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의 심리 응과 직무 응

( . 직무태도,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았다(박형인, 남숙경, 양

은주, 2011). 이와 더불어 리외상과 공감피

로에 한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소진이 직무스트 스와 련된 복합 이고 만

성화된 증상이라면, 리외상과 공감피로는

극도의 스트 스( . 외상 후 스트 스)를 경

험한 내담자(환자)와 상담하면서 단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 후유증(Figley,

2002)이라는 차이 이 있다. 즉 소진은 리외

상이나 공감피로와는 달리 내담자(환자)의 특

성 외에도 직무환경의 불만족, 업무와 련된

좌 경험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

는 증상이기 때문에(Hamilton, 2008), 정신건

강 문가들에게 소진은 리외상과 공감피로

보다 보편 으로 경험될 수 있는 상이다

(Wood, Klein, Cross, Lammers, & Elliot, 1985).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정신간호사, 정신건

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문가들이 소진에

취약한 이유는 직무 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최혜윤, 김은하, 차지숙, 2017). 즉 정신건강

문가들은 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

(환자)들을 상으로 심리평가, 상담 심리

치료, 정신재활, 사례 리 등을 하면서 자살,

약물 알코올 독, 망상, 편집증,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

하는 심각한 문제에 반복 으로 노출되기 때

문이다. 한 이들은 자살, 폭력 등의 정신과

인 응 상황을 측하고 리 개입해야하

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상태에서 높은 수 의

직무스트 스를 경험한다(배정이, 1998; Epstein

& Bower, 1997; Smallwood-Butts, 2012). 여기에

더해 일부 개업한 정신건강 문가들을 제외하

고는 부분 조직의 부 한 업무 지시,

리자와의 갈등, 정서 소모가 많은 행정업무

수행 등 조직원으로서 경험되는 직무스트 스

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치료

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 에 근무

하는 심리치료사들이 개업 심리치료사들보다

더 소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upert &

Morgan, 2005). 실제로 정신건강 문가의 59%

는 소진 등으로 인해 문가로서의 역할에 충

실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Bridgeman

& Galper, 2010).

일반 직장인들의 소진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 인 향력이 주로 강조

되지만, 정신건강 문가들의 소진은 이와 함

께 직업 윤리 인 측면에서의 문제 이 강조

되어왔다. 그 이유는 소진된 정신건강 문가

들은 내담자(환자)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냉담

한 태도 혹은 오감을 보여 오히려 내담자

(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한 기개입 시기를 놓쳐 내담자(환자)의 생

명에 직 인 악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이 게 소진이 직무수행에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요한 상으로 부각되면서 소진

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었다. 먼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진 척도는 Maslach

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로, MBI는 과 한 업무로 에

지 감소와 감정 고갈을 느끼는 ‘정서 고갈

(emotional exhaustion)’, 내담자에 해 냉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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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하는 ‘비개인화(depersonalization)’,

일에 해 열등감과 무력감, 자신의 성취에

부 감을 경험하는 ‘개인 성취감 감소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의 3가지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더불어 MBI의

구성요소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학자들은 소

진을 재정의하고 이를 토 로 소진을 측정하

는 척도들을 개발하 다. 를 들어, Pines와

Aronson(1988)은 정서 고갈 외에 ‘육체

고갈(physical exhaustion)’이라는 하 요인을

포함시켜 Burnout Measures(BM)를 개발하 고,

Demerouti와 Nachreuner(1996: Qiao & Schaufeli,

2011 재인용)는 ‘고갈(exhaustion)’과 ‘직무비

여(disengagement from work)’라는 2가지 하 요

인으로 구성된 OLdenburg Burnout Inventory

(OLBI)를 개발하 다. 여기서 ‘고갈’은 신체

(physical), 정서 (affective), 인지 (cognitive) 긴

장의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에 ‘직무비 여’는

자신의 일과 멀어지고 일의 상, 일의 내용

등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

한다. 한 Shirom과 Melamed(2006)는 ‘육체

피로(physical fatigue)’, ‘인지 권태(cognitive

weariness)’, ‘정서 고갈(emotional exhaustion)’

이라는 3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된 Shirom-

Melamed Burnout Measure(SMBM)를 개발했다.

‘육체 피로’는 피로감과 직장에서의 일상 업

무 수행에 있어 낮은 에 지 수 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정서 고갈’은 내담자나 동

료에게 공감하기에는 무 지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에 지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지 권태’는 느려진 사

고와 둔해진 심리 민첩성을 의미한다(Hobfoll

& Shirom, 2000). 마지막으로, Lee 등(2007)은

소진 상이 조직이라는 업무환경의 맥락 하

에서 이해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담자를

상으로 한 Counselor Burnout Inventory(CBI)를

개발하 다. CBI는 신체 ․정서 탈진 정도

인 ‘고갈(exhaustion)’, 개인 내 으로 느끼는 무

능감인 ‘무능함(incompetence)’, 환경에 한

개인의 태도와 감정인 ‘부정 인 작업 환경

(negative work environment)’, 내담자와의 계에

한 태도 지각인 ‘내담자의 가치 하

(devaluing client)’, 개인 삶의 황폐화를 반 하

는 ‘개인 삶의 황폐화(deterioration in personal

life)’ 등 5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Bibeau 등(1989)은 법학자와 정

신과 의사들로 을 구성하여 소진의 가장 심

각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한 진

단 기 을 개발하 다. 이들의 기 에 따르면

소진을 진단하기 해서는 피로감과 직무성과

의 감소를 반 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찰되

어야 한다. 구체 으로, 피로감의 표 증상

은 유의미한 자신감의 감소, 무능감, 일에

한 깊은 오감, 다양한 신체화( . 권태, 불면,

장기 질환 없이 나타나는 소화 불량), 집 력

하, 단과 주의 문제, 성마름, 비 주의 등

이 있다. 한 직무성과의 감소는 낮은 품질

의 서비스 제공, 수퍼바이 와 고용주에게

찰되는 장기결석, 직무효율성 감소, 그리고 동

료들에게 찰되는 흥미 감소 등이 있다.

이러한 소진척도의 개발로 소진의 원인과

결과에 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Golembiewski와 Munzenrider(1988)는 MBI 하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소진의 발달단계

를 설명한 소진 8단계 모델을 제시하 다.

Golembiewski와 Boss(1991)는 이들의 소진 8단계

모델을 바탕으로 종단연구를 진행하 는데,

그 과정에서 소진 수 이 높았던(6～8단계) 사

람들의 23%가 2년 후에 낮은 수 (1～3단

계)으로 변화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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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embiewski와 Boss(1991)의 연구와 유사하게

Seltzer와 Miller(1994)의 연구에서도 소진 수

이 높았던(6～8단계) 사람들의 33%가 3년 후

에 소진 수 이 1～3단계로 낮아져서 소진 후

회복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 Cherniss

(1992)는 12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서 소진

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낮았던 사람들에 비해

낮은 업률과 높은 업무 유연성을 보 다며

소진 후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

유럽 국가를 심으로 직장인 지원 로그램

의 일환으로 소진의 치료 개입 연구가 이루

어지는 등(Fjellman-Wiklund, Stenlund, Steinholtz,

& Ahlgren, 2010; Hätinen et al., 2009; Hätinen,

Kinnunen, Pekkonen, & Kalimo, 2007; Salminen,

Mäkikangas, Hätinen, Kinnunen, & Pekkonen,

2015) 소진 후 회복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진회복에

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인데, 유

일하게 최근 국내에서 최혜윤, 백 정, 차지숙,

김은하(2015)가 회복의 사 의미를 용하

여 상담자의 소진회복을 “심리 소진으로 인

해 일에 한 의미를 상실하고 무력감을 경험

했던 상담자가 신체 ․정신 에 지가 되살

아나면서 일에 한 의미를 되찾고 의욕 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소진회복을 정의하기 해서는 먼 선행연

구에서 탐색된 소진회복의 징후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소진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각

한 소진회복의 징후는 크게 두 가지 변화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소진 증상으로부터 벗어

나 소진 이 상태의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소진 이 상태보다 성장

(즉 회복 후 성장)하는 것이다(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김은하, 차지숙, 2017). 먼 소

진 이 상태로의 기능 회복에는 신체 에

지와 삶의 생기가 되살아나고, 부정 인 감정

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해지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등이

포함된다(이홍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Salminen et al., 2015). 한 업

무에 한 동기와 집 력이 향상되고, 직장 내

에서 경험했던 불편감이 감소하며, 업무 효율성

이 높아진 것도 소진회복 징후로 나타났다(이홍

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Bernier, 1998; Regedanz, 2008).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 문가의 경우에는 형식 으로 내담자

를 만나지 않게 되었고, 치료 계형성 능력

이 되살아났으며, 상담(임상)을 극 으로 비

하게 되는 등 상담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고,

상담에 한 열정이 되살아났다(이홍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둘째, 소진회복 이후의 성장 측면은 인간

인 성숙과 직장인으로의 성장이 모두 포함된

다(최혜윤, 김은하, 2017). 즉 자신에 한 인

식이 정 으로 변화한 것( . 자기수용, 자

신감 회복, 자기이해와 자기조 능력의 향상,

자기자비 형성; 이홍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Salminen et al., 2015),

자신과 업무에 한 인식이 확장된 것, 인간

에 한 이해와 존 이 깊어진 것, 실존 태

도가 형성된 것 등이 인간 이 성숙에 포함되

는 변화이다(이홍숙, 2017; 최윤미, 양난미, 이

지연, 2002;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업무처리 방식이 유연해진 것(이홍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Cherniss, 1992;), 일 는 조직에 공헌하는 것에

서 의미를 찾는 삶으로 환된 것 등이 직장

인으로서의 성장과 련된다(Regedanz, 2008).



최혜윤․김은하․백 정 / 정신건강 문가 소진회복척도의 개발 타당화

- 407 -

특히 정신건강 문가들은 삶의 고통에 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에서의 고통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담자(환자)에 한 인식이 확장되고 겸

허한 자세로 내담자(환자)를 존 하게 되었고,

정신건강 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된 것

으로 나타났다(이홍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다만 성장 측면은 소

진에서 회복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자신의 상황에 한 재평가, 소진

경험에 한 정 인 재구성, 자기성찰, 자기

돌 략의 활용 등 내 인 변화를 추구한

사람들은 소진회복 후 성장을 경험한 반면에

개인 내 인 노력 없이 단순히 사회 지지만

받거나, 외 인 변화( . 이직, 시간의 경과

등)만으로 소진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진회복 후 성장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최혜윤, 김은하. 2017).

앞에서 살펴본 내 인 변화 추구 행동 외에

소진회복에 향을 미쳤던 요인들로는 자원

사나 문 업무 등에서 성취감을 경험한 것,

조직 내에서 지지 인 계망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것,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격려와 지

지를 받은 것, 자신의 힘겨움을 개방하고 조

언을 받은 것, 실업 여를 받거나 가족으로부

터 경제 지원을 받은 것, 인사이동이나 승

진 등으로 조직 내 치가 변화한 것, 이직

등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 퇴사 는 해

고, 여가나 휴식 시간을 만든 것 등이 있다(최

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Bernier,

1998; Regedanz, 2008).

선행연구를 통해 밝 진 소진회복 징후는

소진회복을 다각 으로 정의하는데 필요한 지

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소진회복연구 자체

가 소수이고 그 상이 일반 직장인 혹은 상

담자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가들이 지각하

는 소진회복 상에 한 정보는 매우 제한

이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해 최혜윤 등

(2017)은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문가들이 지각하는 소진회복의 개념요소를 탐

색하 다. 그 결과, 소진회복은 크게 ‘정신건

강 문가로서의 변화-개인과 조직구성원으로

서의 변화’와 ‘실제 능력 기능 향상-여유와

의욕 향상’의 2차원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신

건강 문가들은 소진회복 상을 임상에서의

변화와 그 외의 변화로 구분하고 실제 기능의

변화와 신체․심리 변화로 구분하여 개념화

했다. 한 소진회복의 개념요소는 ‘임상 장

에서 열정과 기능이 회복됨’, ‘직장 내에서 마

음이 편안해지고 동료와의 계가 향상됨’,

‘업무에 해 정 으로 받아들이고 극

으로 임하게 됨’, ‘신체 에 지가 생김’, ‘자

신에 한 지와 표 ’, ‘부정 인 감정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안정과 즐거움을 찾음’ 등

총 6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소진회복이 소진의 증상 감소와

더불어 성장의 의미를 내포하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진회복의 다차원 인 측

면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소진회복

련 연구는 부분 질 연구이며, 몇몇 연구

에서는 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진회복 여부

단을 해 소진척도를 2회 실시하여 그 차

이를 비교하기도 했다. 즉 소진 시를 회상하

여 응답하게 한 후에 다시 재 상태를 기

으로 응답하게 하여 그 수 차를 소진회복의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회상에

서 오는 부정확성 문제와 함께 두 차례 이상

동일한 척도에 반응해야하는 등 비효율 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진의 회복정도를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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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진회복을

연구해야한다면 소진회복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실 이고 효율 일 것이다. 특히 소진된 정신

건강 문가들에 한 보다 효과 이고 극

인 개입을 해서는 소진회복과 련된 요인

들 간의 계, 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소진

회복 모델의 검증 작업 등 다양한 양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 소진

회복 수 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시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 진 소진회복 징후를 토 로 소진회복을

측정하는 척도인 “정신건강 문가 소진회복척

도(Mental health professionals Burnout Recovery

Scale: MBR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 다.

소진은 직업의 특성이나 직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어 표 인 소진

척도인 MBI의 경우 일반직, 교육직, 서비스직

의 3가지로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상담자, 유

아교사, 등교사 등에 특화된 소진척도도 개

발되고 있다(김연옥, 천성문, 이정희, 2012; 송

미경, 양난미, 2015; Lee et al., 2007). 하지만

이와 같이 차 세분화되고 있는 소진 연구에

비해 소진회복 연구는 아직 기단계에 불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가에

속하는 특정 하 직군을 상으로 하기보다는

체집단을 상으로 한 소진회복 척도를 개

발하고자 한다. 한 최근 정신건강 문가들

의 활동 역이 확 되면서 분야별 역할의

경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최혜윤, 이동 ,

2013)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문가들에게 범

하게 용할 수 있는 소진 회복 척도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단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세부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먼 비연구에서는

MBRS의 비문항을 제작하고, 탐색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를 재

확인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MBRS의 수렴타당도와 거타당도 검증을

해 MBRS와 직무열의 척도, 소진질문지, 삶

의 만족도 척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일과 련하여

정 이고 성취감을 갖는 지속 이고 포 인

정신 상태로 직업 심리학 분야에서 소진과

응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 2002).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소진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철기, 윤

동열, 2015; Schaufeli & Bakker, 2004). 소진의

가장 표 인 결과 에 하나가 직무수행능

력의 손상과 열성 열의 등의 상실인 반면

(Schaufeli & Buunk, 2003), 소진에서 회복된 정

신건강 문가들은 임상장면에서의 열정과 기

능이 되살아났고, 자신의 업무에 한 수용도

와 극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이러한 결과

는 정신건강 문가들이 소진으로부터 회복되

면서 직무 열의를 경험한다는 것으로, 직무열

의의 구성개념이 소진회복의 구성개념과 일부

유사함을 시사한다. 물론 소진회복을 일에

한 정 인 인식이나 열성 같은 단일 개념으

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 소진회복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소진회복과 일부 구성개념이 유사한 직

무열의를 통해 MBRS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

았다. 한 소진은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다

양한 신체 증상 기능 하, 우울, 불안, 자

존감 하, 인 계의 피폐화 등의 문제와

련되어 개인의 삶의 질 자체에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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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Cordes & Doughetty, 1993;

Schaufeli & Buunk, 2003) 그리고 소진회복을 지

각할수록 회의감이나 불만이 어들고 정

인 이 형성되는 등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

는 (최혜윤 등, 2017)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

도를 통해 MBRS의 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MBRS는 정신건강 문

가들을 상으로 한 소진회복 연구의 활성화

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 으로 소진회복을

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 을 제시할

것으로 기 된다.

비연구

비연구에서는 련 연구(이홍숙, 2017; 최

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Bernier,

1998; Regedanz, 2008; Salminen et al., 2015) 결

과를 토 로 MBRS의 비문항을 구성하 다.

특히 소진회복의 구성 개념을 조직화하는 과

정에서는 최혜윤 등(2017)의 연구결과를 기

로 하 다. 이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와 달

리 정신건강 문가들을 상으로 이들이 지각

하는 소진회복의 구성 요소를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하 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MBRS의 비문항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차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해 국의

정신건강 련 기 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

무하면서 소진을 경험한 경력 1년 이상의 정

신건강 문가 148명에게 온라인 모바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 문가를 상담 심리치료사, 임상심리

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등

정신건강 련 공분야(심리학, 간호학, 사회

복지학 등)에서 학사학 이상을 취득한 후,

련기 에서 1년 이상 정신건강분야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 다. 한 최혜윤과 이동

(2013)의 연구와 같이 국내의 많은 정신건강

문가들이 시간제로 근무한다는 을 고려하여

시간제 근무자를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다

만 소진이 조직의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한

다는 Lee 등(2007)의 주장을 반 하여, 주된 근

무지에서의 근무시간(정신건강 문가로서 수

행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 통상 근로 시간)

이 주당 20시간 이상인 정신건강 문가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진 당시 정신건강 문가 유형은

상담 심리치료사 70명(47.297%),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43명(29.054%), 정신건강 간호사

18명(12.162%), 임상심리사 17명(11.486%)이었

고, 시간제 근무자 30명(20.270%), 일제 근무

자 118명(79.730%)이었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22명(14.865%), 여성 126명(85.135%)이었

고, 연령은 20 23명(15.541%), 30 89명

(60.135%), 40 31명(20.946%), 50 5명

(3.378%)이었다. 한 최종학력은 졸 40명

(27.027%), 석사과정 수료 27명(18.243%),

석사 61명(41.216%), 박사과정 수료 12명

(8.108%), 박사 8명(5.405%)이었다. 참여자들의

상담경력은 평균 71.97개월(약 5년 11개월), 범

1년∼350개월(29년 2개월)이었고, 5명을 제

외한 143명(96.622%)이 정신건강 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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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간호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문

상담사, 문상담교사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24명(16.216%)은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연구 차

조작 정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진회복에 한 기

존 연구결과를 토 로 소진회복을 크게 기능

의 회복 측면과 소진회복 후 성장의 측면이라

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 다. 기능 회복

측면은 세 가지 하 요인(‘에 지의 회복’, ‘임

상에서의 변화’, ‘직장에서의 여 증가’)으로

성장 차원은 한 가지 하 요인(‘삶의 재구성과

성장’)으로 구성하 다. 각각의 구성요인을 살

펴보면, 첫째, ‘에 지의 회복’은 소진으로 방

되었던 정신 ․인지 ․신체 에 지가

되살아난 상태로 선행연구(이홍숙, 2017; 최혜

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Salminen et

al., 2015)에서 공통 으로 탐색된 요인이며, 둘

째, ‘임상에서의 변화’는 소진으로 상실했던

내담자와 상담에 한 열정, 공감능력, 집 도

등이 되살아나면서 임상 장에서 문성을 되

찾은 상태로 정신건강 문가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 으로 탐색된 요인이다. 셋째,

‘직장에서의 여 증가’는 소진으로 생긴 직장

에 한 부정 인 태도가 감소하고 일 자체에

한 열정이 되살아나면서, 업무 자발성과

극성이 형성되고 직장 내 계에서의 이

빈번해지는 등 직장생활이 활기차지고 편안해

진 상태를 의미하며, 선행연구(이홍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Bernier,

1998; Regedanz, 2008)에서 공통 으로 탐색된

요인이다. 넷째, ‘삶의 재구성과 성장’은 자기

자비의 증가, 실존 삶의 태도 형성, 내담자

와 인간에 한 깊이 있는 이해 증진 등 개인

․ 문 으로 성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고통에 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간에

한 포용력 증진 등은 상담자를 상으로 한

연구(이홍숙, 2017;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

윤 등, 2017)에서 주로 보고되었다.

비문항 구성

상담심리 공 박사 1인이 총 136개의 기

비문항을 개발하 고 상담심리 공 교수 1

인과 다른 상담심리 공 박사 1인이 문항을

검토하 다. 가령,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

항과 특정 분야 문가에게만 해당하는 문항

( . 약물치료에 한 문항)을 삭제하 고, 각

문항은 모든 정신건강 문가들에게 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이고 포 인 내용으로 수정되

었다. 이러한 검토 수정 과정을 통해 ‘에

지의 회복’ 14문항, ‘임상에서의 변화’ 17문항,

‘직장에서의 여 증가’ 15문항, ‘삶의 재구성

과 성장’ 23문항 등 총 69문항의 기 비문

항이 완성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

여러 명의 정신건강분야의 실무자들과 련

공 교수진들이 기 문항에 한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 다. 문항의 성 여부는 각각

의 문항이 소진회복의 구성개념을 잘 반 하

는지, 문항의 내용이 구체 이고 정확한지, 일

반 인 정신건강 문가들이 응답하기 용이한

지, 부정 이거나 이 부정의 문항이 없는지,

용어의 사용이 한지 등을 기 으로 실시

되었다(이성흠, 2005; Neuman, 1997). 내용타당

도 검증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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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실

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2인, 정신

건강 임상심리사 2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

인, 정신건강 간호사 2인으로 하여 5 척

도(1=“매우 부 하다”, 5=“매우 하다”)

를 사용하여 문항의 성을 평정하도록 하

다, 그 결과, 2인 이상이 2 이하(“부 하

다”)로 평정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토자들의 수정 의견이 많았던 4개의 문항

( . “ 보다 상담(임상)하는 것에 해 덜

걱정하게 되었다”, “정신건강 문가로서의 내

공이 다져졌다”)을 삭제하고 새롭게 제안된 1

개의 문항을 추가하 다( . “소진경험을 계기

로 정신건강 문가의 책무로 인한 압박감에

서 자유로워졌다.”). 다음으로,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은 소진 문가인 상담심리 공 교수 1인

과 임상사회복지 공 교수 1인에 의해 1차 검

증과 동일한 차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내

용이 모호하거나 복된다는 일부 문항 그리

고 2인 모두가 2 이하(“부 하다”)로 평정

한 역환산 문항 등 총 7문항( . “ 보다 업

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나 자신의 새로운 측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을 삭제하 다

소진경험 질문지

비 MBRS를 실시하기 에 연구 참여자들

의 소진 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Bibeau

등(1989)이 개발한 소진 진단 기 을 참고하

여 소진 경험 질문지를 구성하 다. Bibeau

등(1989)의 진단기 은 선행 소진회복연구

(Bernier, 1998)에서도 회고 상황에서는 각각

의 문항에 해서 7 Likert 척도로 체크하는

MBI보다는 소진에 한 일반 인 진술(general

formulation)에 응답하는 것이 더 합하다는

단 하에 사용된 바 있다. 본 질문지는 “다음

의 질문에 정신건강 문가로 근무하면서 스트

스가 오랫동안 되어 매우 힘들었던 특

정 시기를 떠올리면서 답해주세요”라는 질문

으로 시작된다. 질문지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증상 3문항, 장기화된 직무스

트 스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7문항, 직무성

과 감소와 련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참

여자들은 이러한 문항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게 된다. 한 송승훈, 이홍석,

박 호, 김교헌(2009)의 외상 경험 목록 질문

지를 참고하여 소진 시기, 소진으로부터 벗어

난 시기에 한 문항을 포함시켰고, 소진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7 Likert 척도(1=“매우

조 ”, 7=“매우 많이”)로 응답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피로감과 련된 증상,

장기화된 직무스트 스로 발생할 수 있는 증

상, 직무성과 감소와 련한 문항에서 각각 1

개 이상을 체크한 참여자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비연구 상모집

비연구의 설문조사는 Google 온라인 설문

조사 시스템을 통해 2개월간 진행되었고, 본

격 인 설문지를 제시하기 에 근무시간, 학

력, 경력, 소진경험 여부 등의 기 질문에 응

답하게 하여 본 연구에 합하지 않은 응답자

의 설문은 단시켰다. 한 소진경험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진경험 질문지를 포함

하 다. 그 결과, 수거된 총 174명의 설문지

소진경험이 없는 것으로 악된 26명의 설

문지를 제외한 148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집된 표집의 크기는

설문 문항과 표집 간 비율이 최소 2:1이어야

하고, 추출된 요인과 표집 간의 비율이 최소

20:1이어야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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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ne(1994)의 기 에 부합된다.

자료 분석

SPSS 18.0을 사용하여 문항 간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각회

인 직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용하

여 요인을 회 시켰다. 한 요인 수의 결정

을 해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 으

며, 비문항의 내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내 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살펴보았다.

결 과

탐색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에 장승민

(2015)이 제안한 바와 같이 문항 선별, 즉 다

른 문항과 거의 동일한 문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기 하여, 비 MBRS의

59개 문항 간에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31개의 문항이 .8 이상의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자들이 문항들을

재검토한 후 상 이 높은 문항 20개와 소진회

복의 구성개념을 상 으로 덜 반 하거나,

문항의 내용이 덜 구체 인 10개의 문항 등

총 30문항( . “ 보다 심리 인 여유가 생

겼다”, “소진경험을 계기로 나는 내 안의 내

인 자원을 발견하게 되었다”)을 삭제하 다.

29문항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에 KMO(Kaiser-Meyer-Olkin)와 Barlett 구형성 지

표(Barlett’s Test of Sphericity)를 살펴본 결과,

KMO 값은 .952, Barlett 구형성 지표는 χ2(n=

148)=3649.281, p<.001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합한 것으로 단하 다.

이에 주축요인추출법과 직 오블리민 방법을

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Kaiser 기 (고유값>1.0)을 충족하는 요

인은 4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스크리 도표는 두 번째 요인 이후부터 평

평한 기울기를 보 고, 평행분석 결과도 2요

인 이후에 무선 자료의 고유치가 실제 고유

치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2요인의 존재가능

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임상돈, 장승민(2017)이

제안한 로 요인의 수효를 2개와 4개로 지정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결과의 해석 가

능성을 검토하 고, 련 선행연구 결과 평행

분석으로 인한 요인 추출방식이 과소 추출의

경향이 있다는 결과(Ruscio & Roche, 2012) 그

리고 과다추출보다는 과소추출이 더 심각한

오류라는 조은성, 하용수(2017)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요인수를 4개로 결정하 다.

요인수를 4개로 고정하고 주축요인축출법과

직 오블리민 방식을 용하여 탐색 요인

분석을 재실시하 고, 그 결과 요인부하량

값 .30 이하, 둘 이상의 요인에서 .30 이

상, 그리고 요인 간 부하량 차이가 .10 이하

(Crocker & Algina, 1986; Costell & Osborne,

2005)인 4개 문항을 삭제하 다. 단 54번 문항

(“ 보다 일과 삶을 바라보는 조망이 넓어졌

다”)은 요인 3과 요인 4에서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 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소진회

복 후 성장을 반 하는 결정 문항이라는 ,

그리고 요인분석에서는 단순히 통계치를 용

하기보다는 요인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

록 요인부하량의 상 인 크기를 고려하는

등 융통 인 방식이 용가능하다는 (이순

묵, 1994) 등을 고려하여 요인 3으로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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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7문항)

요인2

(8문항)

요인3

(4문항)

요인4

(6문항)

1. 보다 감기,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등의 신체증상이 어들었다. .537

2. 보다 피로감을 덜 느낀다. .641

4. 보다 출근하는 것이 신체 으로 덜 부담스럽다. .657

5. 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785

6. 보다 나의 삶에 활기와 에 지가 생겼다. .770

9. 보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과 화를 즐기게 되었다. .539

10. 보다 여가활동을 할 에 지가 생겼다 .612

11. 더 이상 과도한 스트 스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442

14. 보다 내담자(환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더 심을 가지게 되었다. .694

17. 보다 상담(임상)을 극 으로 비하게 되었다. .515

18. 보다 내담자(환자)를 더 수용하게 되었다. .739

19. 보다 상담(임상)하는 것에 한 부담감이 어들었다. .690

20. 보다 내담자(환자)의 이야기에 더 집 하게 되었다. .843

23. 보다 내담자(환자)가 상담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되

었다.

.376

24. 보다 내담자(환자)의 인간 인 아픔과 힘겨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

게 되었다.

.703

26. 보다 동료에게 심이 생겼다. -.602

28. 보다 직장 내 동료와의 워크를 더 소 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772

29. 보다 동료들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해졌다. -.844

34. 보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보다 극 으로 표 하게 되었다. -.665

36. 보다 직장 내 동료와의 교류가 빈번해졌다. -.859

37. 보다 직장에 한 불평, 불만이 어들었다. -.481

50.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다 희망을 찾으려 노력한다. -.475

54. 보다 일과 삶을 바라보는 조망이 넓어졌다. -.487 -.401

55. 보다 스트 스 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다. -.611

56. 소진경험을 계기로 나에게 맞는 자기돌 략을 활용하게 되었다. -.591

기 고유값 15.977 1.598 1.300 1.075

신뢰도 .934 .897 .909 .904

주. 선별된 문항만을 제시함.

‘ 보다’는 소진되었을 당시를 의미하며 지시문 이에 해 기술함.

표 1. 정신건강 문가 소진회복척도의 하 요인과 각 문항에 한 요인부하량(n=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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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 다.

탐색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 하 요인을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요인 1은 총 7문항으로 내담자를 하

는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함을 반 하는 문

항(“ 보다 내담자(환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더 심을 가지게 되었다”, “ 보다 상담(임

상)을 극 으로 비하게 되었다”)이 포함되

어 ‘임상에서의 변화’로 명명하 다. 이 요인

은 체 변량의 53.933%를 설명하 고 신뢰도

는 .934이었다. 요인 2는 총 8문항으로 신체

․정신 에 지가 되살아남을 반 하는 문항

(“ 보다 감기,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등의

신체증상이 어들었다”, “ 보다 나의 삶에

활기와 에 지가 생겼다”)이 포함되어 ‘에 지

의 회복’으로 명명하 다. 이 요인은 체 변

량의 4.112%를 설명하 고 신뢰도는 .897이었

다. 요인 3은 총 4문항으로 세상에 한

변화나 자기 리를 실천하게 되는 등 삶에

한 기존의 태도가 변화함을 반 하는 문항(“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러 노

력 한다”, “ 보다 일과 삶을 바라보는 조망

이 넓어졌다”)이 포함되어 ‘삶에 한 태도 변

화’로 명명하 다. 조작 정의 단계에서 이

요인은 선행연구결과들을 반 하여 ‘삶의 재

구성과 성장’으로 명명했으나, 타당화 과정에

서 자기자비의 증가, 실존 삶의 태도 형성

등과 련한 문항이 삭제되어 요인명을 수정

하 다. 이 요인은 체 변량의 3.380%를 설

명하 고 신뢰도는 .909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6문항으로 직장과 동료에 한 부정 인

태도가 감소하고 직장생활이 활기차지고 편안

해짐을 반 하는 문항(“ 보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보다 극 으로 표 하게 되

었다”, “ 보다 직장 내 동료와의 교류가

빈번해졌다”)이 포함되어 ‘직장에서의 여

증가’로 명명하 다. 이 요인은 체 변량의

2.570%를 설명하 고 신뢰도는 .904 다.

본 연 구

방 법

연구 참여자 차

정신건강 련 기 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진을 경험한 경력 1년 이상의

정신건강 문가 319명을 상으로 온라인

모바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Moaform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2

주간 진행되었으며, 근무시간, 학력, 경력, 소

진경험 여부 등의 기 질문과 소진경험 질문

지를 통해서 본 연구에 합하지 않은 상의

설문은 단시켰다. 연구 참여자들 61명

(19.1%)은 설문 당시 본인이 소진에서 회복되

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하 다. 소진 당시 정

신건강 문가 유형은 상담 심리치료사 84명

(26.332%),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78명(24.451%),

정신건강 간호사 79명(24.765%), 임상심리사

78명(24.451%)이었고, 시간제 근무자는 43명

(13.480%), 일제 근무자는 276명(86.520%)이

었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46명(14.420%),

여성 276명(85.580%)이었고, 연령은 20 61

명(19.122%), 30 172명(53.918%), 40 63명

(19.754%), 50 22명(6.897%), 60 1명(.313%)

이었으며, 최종학력은 졸 113명(35.423%),

석사과정 수료 29명(9.091%), 석사 123명

(38.558%), 박사과정 수료 34명(10.658%), 박

사 20명(6.270%)이었다. 한 참여자들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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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평균 81.92개월(약 6년 11개월), 범 는

1년∼400개월(33년 4개월)이었고, 경력 3년

이하는 88명(27.586%), 경력 10년 이상은 69

명(21.630%)이었다. 연구 참여자 317명

(99.373%)이 정신건강 련 자격증(정신건강 임

상심리사․사회복지사․간호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문상담사, 문

상담교사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68

명(21.317%)은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소진 시 그리고 재의

근무지 유형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측정도구

정신건강 문가 소진회복척도(Mental health

professionals Burnout Recovery Scale, MBRS)

본 연구에서 개발한 MBRS는 정신건강 문

가들의 소진 후 회복(즉 소진회복)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임상에서의 변화’ 7문항,

‘에 지의 회복’ 8문항, ‘삶에 한 태도 변화’

4문항, ‘직장에서의 여 증가’ 6문항의 4개

하 차원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0=“경험하지 못했다”,

4=“매우 많이 경험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소진 후 회복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

뢰도(Cronbach's alpha)는 총 .964, ‘임상에서의

변화’ .938, ‘에 지의 회복’ .911, ‘삶에 한

태도 변화’ .906, ‘직장에서의 여 증가’ .888

로 나타났다.

소진경험 질문지

MBRS와 함께 사용하기 해 개발된 질문지

로 소진 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Bibeau

등(1989)의 소진 진단 기 에 기 하여 연구자

가 개발하 다. 이 질문지는 극심한 피로감과

소진 시 인원수 재 인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상담

심리

치료사

3 - 5 - 2 19 10 25 7 11 2 - - 4 0 3 16 12 24 9 13 3

정신건강

사회

복지사

14 1 55 6 - - - - - 1 1 7 - 58 6 1 1 - - - - 5

정신보건

간호사
46 3 27 2 - - 1 - - - - 36 2 29 1 0 - 2 - - - 9

임상

심리사
55 - 12 0 - 1 3 4 - 3 - 42 1 14 0 0 3 2 2 2 8 4

합계 118 4 99 8 2 20 14 29 7 15 3 85 3 105 7 4 20 16 26 11 21 21

주. 1=의료기 , 2=정신요양시설, 3=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센터, 자살 방센터, 독 리통합지원센터 등),

4=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사회복지기 (지역사회복지 , 청소년 쉼터 등), 6= 학부설상담소,

7=교육기 (교육청, ․ ․고교 등), 8=공공상담실(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9=사내상담실(근로자지원을 한 상담실), 10=민간상담실, 11=기타

표 2.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 유형(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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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증상 3문항( . 무능감), 장기화된 직무

스트 스와 련된 증상 7문항( . 집 력 문

제), 직무성과 감소와 련한 4문항( . 내담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짐)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 해당되는 항목을 선

택하도록 되어 있다. 한 소진 시기, 소진으

로부터 벗어난 시기, 소진으로 얼마나 힘들었

는지에 해 7 Likert 척도(1=“매우 조 ”,

7=“매우 많이”)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소진 질문지(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MBRS의 거타당도를 측정하기 해

Maslach과 Jackson(1981)이 개발하고 최혜윤과

정남운(2003)이 한국어로 번안한 MBI를 사용

하 다. 이 척도는 서비스 종사자의 소진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총 22문항, ‘정

서 고갈’( . 나는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면

녹 가 된다), ‘내담자의 비개인화’( . 이 일로

인해 내가 감정 으로 메말라질까 걱정이

다), ‘개인 성취감 감소’( . 나는 내담자의

기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의 3개 하 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 Likert 척

도(0=“ 없다”, 6=“매일”)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최혜윤과 정남운(2003)의 연구에

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총 .837, ‘정

서 고갈’ .847, ‘비개인화’ .708, ‘개인 성

취감 감소’ .86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총 .891, ‘정서 고갈’ .877, ‘비개인화’ .800,

‘개인 성취감 감소’ .854로 나타났다.

트 흐트 직무열의 척도-단축형(Utrecht

Work Engagement Scale-9, UWES-9)

MBRS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해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가 개발하고 본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UWES-9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직무열의를 측정하기 해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17문항의 직무열의

척도(Utrecht Work Engagement Scale)를 9문항으

로 단축한 것으로, ‘활력’( . 직장에서 나는

기운이 나고 활기차다), ‘ 념’( .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몰두’( . 나는

일할 때 열 한다)의 3개 하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7 Likert 척도(0=“

없다”, 6=“항상”)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10개국을 상으로 실시한 Schaufeli 등

(200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총 .94, ‘활력’ .60∼.88(Median .77)로

핀란드와 랑스를 제외하고는 .70 이상, ‘

념’ .75~.90(Median .85), ‘몰두’ .66∼.86 (Median

.78)으로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총 .944, ‘활

력’ .867, ‘ 념’ .900, ‘몰두’ .881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MBRS의 거타당도를 측정하기 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

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어로 번안한 SWLS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주 으로 지각한

반 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

된 것으로 총 5문항( . 나는 나의 삶에 만족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

Likert(1=“ 아니다”, 7=“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7, 본 연구에서는 .91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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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AMOS 18.0을 사용하여 최 우도법으로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SPSS 18.0을 사

용하여 수렴 거타당도 검증을 해

UWES-9, MBI, SWLS와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확인 요인분석

비연구에서 밝 진 4요인 25문항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CFI .923, TLI .914, RMSEA .076, SRMR

.054로 나타났다. 즉 표본 크기에 향을 덜

받는 상 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90

이상,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합도

지수인 RMSEA와 SRMR는 .08 이하로 나타났

기 때문에 홍세희(2000),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기 에 따라 MBRS의 4요인 구조는 수

용할 만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한 MBRS의 4요인 모형의 집 타당성 평

가를 해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표 화

요인부하량과 요인부하량의 통계 인 유의성

을 확인한 결과, 표 화된 요인부하량은 .591

∼.918로 .50이상 기 에 부합하 으며 요인부하

량의 통계 인 유의성도 1.96 이상(p<.01) 기

에 부합하 다(Anderson & Gerbing, 1988). 이와

더불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값

은 .567∼.699로 .50이상의 기 에(Fornell &

Larcker, 1981),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710∼.796으로 .70 이상의 기 에(Hair, Tatham,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SRMR

4요인 모형 765.977 269 .000 .923 .914 .076 .054

표 3. MBRS의 확인 요인분석 모형 합도 결과 (n=319)

요인
표 화된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의 유의성

(C.R.)

평균분산추출

(AVE)

개념신뢰도

(CR)
상 계수

요인1 .672 ～ .918 14.685*** ～ 25.057*** .699 .796
↔ 요인2

(.521***)

↔ 요인3

(.756***)

요인2 .591 ～ .862 10.026*** ～ 11.526*** .567 .710
↔ 요인3

(.469***)

요인3 .788 ～ .834 16.205*** ～ 17.385*** .662 .773
↔ 요인4

(.588***)

요인4 .703 ～ .856 11.971*** ～ 14.419*** .627 .749
↔ 요인1

(.564***)

↔ 요인2

(.377***)

주. ***p<.001

표 4. MBRS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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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 Black, 1998) 부합하여 4요인 모형

의 집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4요인간

의 상 계수는 .377∼.756으로 1요인과 3요인

간의 상 이 .756으로 다소 높았다. 이에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한한 방식 로 상

계수의 제곱 값을 평균분산추출 값과 비교하

여 변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하

고, 그 결과 평균분산추출 값이 모두 더 큰 것

으로 확인되어 별타당성도 검증되었다. 이는

요인 3과 요인 4가 다른 내용을 측정하는 즉

변별력이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수렴타당도 거타당도

MBR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소진

과 응되는 개념으로 소진회복의 일부 구성

개념과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직무열의를

측정하는 UWES-9 그리고 거타당도를 확인

하기 해 소진을 측정하는 MBI, 삶의 만족도

를 측정하는 SWLS와의 상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MBRS는 직무열의와 유의미한 정 상

(r=.670, p<.001), 소진과는 유의미한 부 상

(r=-.522, p<.001),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정 상 을(r=.576, p<.001)보 다. 즉 MBRS

의 수렴타당도와 거타당도는 확인되었으며,

MBRS와 UWES-9, MBI 각각은 상 이 매우

높지 않아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어 소진회복 측정을 한 별도의 척도

개발이 필요함을 재확인하 다. 결과는 표 5

와 같다.

하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임상에서의 변화

2. 에 지의 회복 .768***

3. 삶에 한 태도변화 .747*** .669***

4. 직장에서의 여 증가 .706*** .683*** .707***

5. MBRS .908*** .875*** .888*** .873***

6. 활력 .564*** .533*** .536*** .605*** .631***

7. 념 .600*** .559*** .598*** .505*** .639*** .761***

8. 몰두 .571*** .512*** .541*** .441*** .583*** .708*** .870***

9. 직무열의 .627*** .580*** .605*** .561*** .670*** .894*** .950*** .927***

10. 정서 고갈 -.326*** -.345*** -.313*** -.354*** -.377*** -.541*** -.496*** -.479*** -.548***

11. 비인간화 -.344*** -.342*** -.299*** -.283*** -.357*** -.357*** -.508*** -.517*** -.497*** .658***

12. 개인 성취감 감소 -.499*** -.398*** -.451*** -.348*** -.479*** -.424*** -.549*** -.500*** -.532*** .211*** .302***

13. 소진 -.498*** -.467*** -.456*** -.432*** -.522*** -.590*** -.667*** -.640*** -.685*** .856*** .820*** .625***

14. 삶의 만족도 .536*** .524*** .512*** .471*** .576*** .643*** .726*** .678*** .739*** -.521*** -.433*** -.453*** -.616***

M 2.170 2.160 2.262 1.960 2.138 2.886 3.785 3.886 3.519 2.837 1.689 1.754 2.093 4.323

SD .918 .883 1.004 .924 .826 1.296 1.300 1.218 1.174 1.168 1.278 .973 .890 1.228

왜도 -.280 -.316 -.374 -.121 -.365 -.334 -.765 -.878 -.704 .372 1.022 .716 .547 -.401

첨도 -.406 -.293 -.366 -.520 -.157 -.337 .515 .877 .551 -.610 .502 .189 -.007 -.309

주. ***p<.001

표 5. MBRS와 변인들 간의 상 계 기술통계치(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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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가들의 소진회

복을 측정하는 척도인 ‘정신건강 문가 소진

회복척도(Mental health professionals Burnout

Recovery Scale: MBR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다. 이를 해 먼 , 련 선행연구를 토 로

4개요인, 69개의 비문항을 개발하 고 내용

타당도 검증과 문항 간 상 , 탐색 요인분

석을 통해 4개요인, 25문항의 비 MBRS를 도

출하 다. 마지막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통

해 25문항, 4개요인(‘임상에서의 변화’, ‘에

지의 회복’, ‘삶에 한 태도 변화’, ‘직장에서

의 여 증가’)이 합함을 확인하 다. 한

MBRS의 수렴타당도, 거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직무열의, 소진, 삶의 만족도와의 상

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MBRS의 각 요인은

직무열의 삶의 만족도와는 정 상 을 보

인 반면에 소진과는 부 상 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MBRS의 수렴타당도, 거

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내 합치도는 체 척도가 .964, 하 요인인

‘임상에서의 변화’, ‘에 지의 회복’, ‘삶에

한 태도 변화’, ‘직장에서의 여 증가’는 각

각 .938, .911, .888, .906이었다. 이러한 결과들

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MBRS가 정신건강 문

가들이 소진으로부터 얼마나 회복되었는가를

양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한 구성타당도 거타당도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MBRS의 4요인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임상에서의 변화’는 총 7문항으로, 소진으

로 상실했던 내담자/상담(임상)에 한 열정,

공감능력, 집 도 등이 되살아나면서 임상

장에서 문성을 되찾은 정도를 측정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에 지의 회복’

은 총 8문항으로, 소진으로 방 되었던 정신

․인지 ․신체 에 지가 되살아나 삶에

활기가 생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다. 셋째, ‘삶에 한 태도 변화’는 총

4문항으로, 자기 돌 혹은 스트 스 리의

요성을 깨닫고 정 으로 생각하며 일과

삶을 바라보는 조망이 넓어지는 등 개인 ․

문 으로 성장한 정도를 측정한다. 다만 ‘삶

에 한 태도 변화’ 요인의 문항수가 상

으로 은 것은 소진회복이 성장을 필수 으

로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에(최혜윤, 김은하,

2017) 질 연구들에서 추출되었던 개념들의

다수가 타당화 과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여 증가’는 총 6문

항으로, 직장과 업무에 한 부정 인 태도가

감소하고 업무에 한 열정이 되살아나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계가 향상된 정도를 측정

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MBRS의 4요인 구조는 소진회복을

측정하는 척도가 없어 직 인 비교는 힘들

지만, 개념도 방법을 용하여 정신건강 문

가들이 지각하는 소진회복의 구성 개념을 살

펴본 최혜윤 등(2017)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최혜윤 등(2017)의 연구에서 밝

진 소진회복의 6개 구성 개념은 ‘임상 장에

서 열정과 기능이 회복됨,’ ‘직장 내에서 마음

이 편안해지고 동료와의 계가 향상됨’, ‘업

무에 해 정 으로 받아들이고 극 으로

임하게 됨’, ‘신체 에 지가 생김’, ‘자신에

한 지와 표 ’, ‘부정 인 감정에서 벗어

나 일상에서 안정과 즐거움을 찾음’이었는데,

이는 각각 MBRS의 ‘임상에서의 변화’, ‘직장에

서의 여 증가’, ‘에 지의 회복’, ‘삶에 한

태도 변화’와 유사하게 응된다. 한 M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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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요인은 다른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소

진회복의 징후들과 일맥상통하는데, 가령

학상담자를 상으로 한 최혜윤과 김은하

(2017)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소진으로부터

회복되면서 삶의 생기가 되살아나고 상담을

포함한 업무에 한 동기와 집 력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MBRS의 4요인

‘에 지의 회복’과 ‘임상에서의 변화’에 포함

된 문항들과 유사하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

에서 나타난 동료들과의 교류나 상사와의 의

사소통의 증가, 업무에 한 자신감과 효율성

증가, 조직문화의 수용 등은(최혜윤, 김은하,

2017; Bernier, 1998; Regedanz, 2008) ‘직장에서

의 여 증가’로, 세상에 한 확 , 자

기 리 능력의 향상, 자기자비의 증가 등(최혜

윤과 김은하, 2017; Salminen et al., 2015)은 ‘삶

에 한 태도 변화’로 MBRS의 4요인 구조에

반 되었다.

이와 같은 MBRS의 4요인과 련 선행연구

를 종합해 보면, 정신건강 문가들의 소진회

복은 “소진으로 인해 일에 한 의미를 상실

하고 무력감을 경험했던 정신건강 문가가 정

신 ․인지 ․신체 에 지가 되살아나면서

일에 한 의미를 되찾고 의욕 인 상태로 되

돌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혜윤 등,

2015). 한 소진회복 후에는 외상 후 성장(김

애, 최윤경, 2017)과 유사하게, 소진 이 의

기능 수 을 넘어서는 정 변화와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

신건강 문가들의 소진회복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임상 장을 포함한 직장 내에

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개념인 것으로 나타나

소진과 소진회복이 정신건강 문가들의 내담

자에게도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상임

이 재확인되었다.

MBRS의 4요인 가운데 수가 높은 요인의

순서는 ‘삶에 한 태도 변화’(M=2.261, SD=

1.003). ‘임상에서의 변화’(M=2.169, SD=.982),

‘에 지의 회복’(M=2.159, SD=.882), ‘직장에서

의 여 증가’(M=1.960, SD=.992) 순으로 나타

났다. 상 으로 낮은 ‘직장에서의 여 증

가’ 수는 최혜윤 등(2017)의 연구에서 업무

에 한 극성을 반 하는 군집의 요도가

높게 나온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정

신건강 문가들은 소진회복의 지표로 ‘직장

에서의 여 증가’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실

제로 이를 경험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학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소진회복에 한 국내 연구의

본격 인 시작을 알리는 첫 연구라 할 수 있

다. 물론 몇몇 국내 연구(강성례, 2013; 배윤민,

2014; 송은 , 2018; 오연희, 2018; 이홍숙,

2017; 정여주, 2015; 정유경, 선혜연, 오정희,

김 빈, 2018; 최혜윤, 김은하, 2017; 최혜윤

등, 2017; 최혜윤 등, 2015)에서 소진회복의 징

후와 소진회복을 진시키는 처 략 등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질 연구 고 일부는 학

술 출 을 하지 않아 소진회복에 한 경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는

소진회복에 한 명확한 조작 정의가 없고

소진회복을 측정하는 척도가 부재하 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진회복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통해 국내 소진회복

연구의 발 을 만들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신건강 문가들의 소진

소진회복 경험에 한 기존의 질 연구를

토 로 이들이 지각하는 소진회복의 개념을

체계화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신건강

문가들이 소진에 취약하다는 (Bridge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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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per, 2010) 그리고 이들의 소진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담자(환자)의 심리 고통을 악화시

킬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MRBS는 향후 정신건강 문가들의 소

진회복에 한 경험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

으로 소진회복을 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

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MBRS의

하 요인을 가지고 소진회복의 진 방안에

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를 들어 소

진회복 개입이 어떤 하 요인을 높여 그 효과

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소진회복 개입에

한 논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가들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개입이

가장 효과 인지 연구하는 데에도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으로는 다음과 같

은 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소진회

복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성장의 측면을 측

정할 수 있도록 소진회복 척도에 포함하 다

는 이다. 외상 후 성장 연구의 발달로 최

근에는 정신건강 문가들의 리외상후 성장

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안은주, 2017),

Rønnestad와 Skovholt(2003)는 정신건강 문가

특히 상담 심리치료사의 발달에 미치는 고

난을 포함한 평생의 개인 경험의 요성을

언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진은 일부 정신건

강 문가들에게 인격 인 미숙함과 수련과정

의 부족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때문에 정

심리학의 향 하에서도 소진을 문성 발달

의 결정 인 사건(Critical Incidents; Skovholt &

McCarthy, 1988)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기

보다, 회복탄력성 등의 성격 강 을 활용한

소진 방에 이 맞추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진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정 측면’

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소진에 투쟁하면서 얻어

진 ‘ 정 인 변화’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소진

에 효과 으로 처하면 정 인 변화가 나

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소진회복 후 성장

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MBRS는 소진 가

능성이 높거나 이미 소진된 정신건강 문가들

이 스스로 자신의 소진회복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정신건강

문가들은 자신의 소진회복이 얼마나 진행되

고 있는지 지속 으로 살펴 으로써 한

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MBRS의

하 차원 간의 수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의 하 요인을 높을 수 있는 처 방안에

주력할 수 있다. 를 들어, ‘임상에서의 변화’

요인에서 수가 낮은 정신건강 문가는 동료

수퍼비 참석하기, 상 으로 덜 심각한 내

담자(환자) 담당하기 등의 처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요한 반면에 ‘에 지의 회복’에서

수가 낮은 정신건강 문가의 경우는 운동,

명상, 일과 사생활의 균형 잡기와 같은 처

방안이 시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MRBS는

수련생들의 교육이나 수퍼비 에서도 활용하

여 향후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진 혹은 소

진회복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상담 련 기 에서도 MBRS를 활용하

여 정신건강 문가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

고 궁극 으로 응 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기 에서 정신건

강 문가들의 소진 방을 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지만, 부분 소진 방 차원에서 자

기 리의 요성만을 부각하고 있어 구체 으

로 소진회복의 의미나 소진회복 후 성장에

한 인식은 여 히 낮다. 련 교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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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MBRS의 문항을 토 로 정신건강 문가

들로 하여 소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다면, 소진된 정신건

강 문가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조직에

서는 필요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여 정신건

강 문가들의 소진회복 진과 소진 재발방지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 분야( .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건

강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직 , 경력,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표집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 으나 고

용형태(시간제 근무, 일제 근무), 연령(30

가 과반을 차지함), 근무지(의료기 , 정신보건

시설이 과반을 차지함) 등에 있어 완 한 균

형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장

기간 소진의 험에 맞서면서 직에 남아있

는 경력 10년 이상의 정신건강 문가들의 비

율이 약 20%로 었다. 이는 일반 으로 경력

1～2년 사이에 소진을 경험하기에(Freudenberger,

1974) 소진 경험자들의 일부는 업이나 휴직

을 했을 가능성이 커서 소진 경험이 있는 10

년 이상의 경력자들의 모집단 자체가 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고용형태, 연령 , 경력, 근무지의 정신건강

문가를 상으로 추가 타당화를 실시할 필요

가 있겠다. 한 과거 소진을 언제 경험했었

는지 그리고 소진 증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

했는지에 따라 소진회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타당도 분석에서 모든

거변인을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 기 때문

에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는 한계 이 있다(탁진국 등,

2015). 추후 연구에서는 일부 거변인을 수행

결과( . 상담의 성과)나 타인( . 내담자, 동

료)의 평가를 통해 측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

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소진 이 상태로의 회복

과 더불어 성장을 반 하는 문항을 포함시켰

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자기 자비나

실존 태도의 형성 등 자신에 한 태도나

삶의 가치 에 한 변화를 반 한 문항은 제

외되었다. 한 MBRS는 외상후 성장척도나

스트 스 련 성장척도 등과는 달리 성

장이 하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Roesch,

Rowley, & Vaughn, 2004; Tedeschi & Calhoun,

1996) 물론 외상후 스트 스와 유사한 심리

후유증으로 정신건강 문가들이 경험하게 되

는 리외상이나 공감피로는 본인의 신변안

에 한 감이 형성되어 문 인 역할 수

행이 어려워지기는 것이고, 소진은 일에 한

무력감을 형성하게 되어 문 인 역할 수행

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Pearlman &

Saakvitne, 1995). 때문에 MBRS에서는 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후

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소진회복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질 연구에서

나타났던 자기인식이나 가치 의 변화를 반

한 문항을 추가하여 MBRS의 한계 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

근 외상 후 성장, 리외상 후 성장이라는

정심리학과 련한 연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진회복에 한 기존의 질 연구를 통합하

여 소진회복의 조작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

정하는 척도를 개발 타당화한 것에 그 의

의가 있다. 특히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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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과정에서 정 인 변화와 성장이 가

능하다는 을 반 하여 척도를 개발한 것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MBRS가 소

진회복과 련한 요인 그리고 소진회복을

진시키는 방안 등과 같은 연구를 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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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Burnout Recovery Scale

Hye-Yoon Choi Eunha Kim Hyunjeong Baek

Korea National Open Ajou University Korea Military Academy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 Burnout Recovery

Scale(MBRS). Based on the results of a literature review, a construct definition of burnout recovery and 69

pilot items were developed. Next, 59 pilot items were chosen using content expert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tented with a sample of 148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is resulted in a 4-factor,

25-item solu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a separate sample of 319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confirmed this model. The four factors were labeled as “changes in clinical settings”, “recovery of

energy”, “changes in attitudes toward life”, and “increased work engagement”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ies were examined via correlations with measures of work engagement,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burnout, burnout recover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Burnout Recovery Sc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