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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동기 평가도구를 알아보고, 그 평가도구의 특징을 분석하여 
평가내용의 구성에 사용된 개념적 틀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PubMed,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Medline, EMbase)에 등록된 문헌들을 검색하여, 선정과 제외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문헌들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들을 분석하고, 이 평가도구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 : 검색기준에 따라 총 30편의 문헌이 선정되었으며, 각 문헌에서 사용된 재활동기 평가도구를 분류한 
결과 총 5개의 재활동기 평가도구로 분류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장애인 재활동기 
측정도구였으며, 국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였다. 5개의 평가
도구의 평가내용 구성에 사용된 이론적 틀을 알아본 결과, 3개의 평가도구가 자기결정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하여 평가내용을 구성하였으며, 2개는 전문가 합의를 통해 평가내용을 
구성하였다. 평가 항목수와 8개부터 45개 항목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가 척도도 4점부터 7점까지 다양하
게 사용되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재활동기 평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평가도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재활동기 평가도구 개발에 근거가 되는 주요 이론적 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동기 평가도구 개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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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폐색 혹은 

파열에 의한 뇌손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신체적, 인지

적 및 정신적 기능장애를 발생시키고, 대상자로 하여금 

의미있는 활동 참여 제한 및 역할의 상실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환자의 약 70%는 

기능손상을 일으키며(Monahan et al., 2007), 뇌손상 

부위에 따라 편마비, 언어, 감각 및 지각기능, 인지기능 

등에서 기능장애가 발생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Kumar et al., 2010). 이러한 기능장애는 

개인의 의미있는 활동 참여의 제한과 사회생활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재활치료의 조기개입과 중

재가 필수적이다(Power et al., 2018). 재활치료는 뇌졸

중 환자의 기능장애를 최소화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개인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도

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Waddington, 2009; Won, 2020; Young & 

Forster, 2007). 이러한 재활치료의 과정에서는 보건의

료인에 의한 치료를 받는 것 이상으로 환자 스스로 동기

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tewartet al., 

2020).

재활동기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환경과의 관

계로 인해 잔존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변화된 삶의 형태

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재활과정에 참여하려는 심리

적 욕구를 의미한다(Kim & Kim, 2017). 뇌졸중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재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재활과정동안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재활동기가 매우 중요하다(Park & 

Ko, 2017). 또한 뇌졸중 환자는 재활치료를 받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질병과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행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Na & Ryu, 202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재활동기는 뇌졸중 환자에게 스스로 재

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재활 성과를 

산출하도록 도우며(Pallesen et al., 2019), 재활동기가 

클수록 재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et 

al., 2009). 재활에 실패한 뇌졸중 환자의 경우 동기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어, 뇌졸중 환자의 성

공적 재활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재활동기에 대해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 Oh, 2020).

이러한 재활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

감(Song et al., 2015)과 우울감(Lin et al., 2019; Park 

et al., 2016) 및 경제적 상황(Rettig et al., 1997)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재활동기는 사회적 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Pallesen et al., 2019) 재활과정 

중 주변인의 지지에 의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효능

감 증진을 가질 시 재활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다(Song et al., 2015; Karahan et al., 2014; Park et 

al., 2016).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은 주로 일부 변수와 재활동기 간의 상관관계나 매개

효과를 분석한 연구(Park & Ko, 2017; Seo & Yang, 

2020; You & Ahn, 2009) 혹은 재활동기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Kwon & Lee, 2017; Song et al., 2015)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재활동기와 일부변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임상현장에서 보건전문

가로 하여금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를 정확하게 측정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Bartlett & Palisano, 2002; Boosman et al., 2013; Tatla 

et al., 2014). 재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연구는 장애인이 재활로 인한 행위변화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동기 증진과 

관련된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 그리고 처방된 재활치료

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Han & Lim, 2002). 

이에 따라 뇌졸중 환자의 성공적 재활을 위해 대상자의 

재활동기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뇌졸중 환자에게 재활동기를 측

정을 위해 사용한 문헌들에 대해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

여, 각 재활도구 평가도구들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평가영역이 구성되었는지와 평가 형식의 특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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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추후 보건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재활동기 평

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외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동

기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평가도구들을 확인하고, 평가 

요소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고찰을 실시

하였다. 

2. 자료 수집

1) 자료 검색 방법 및 선정

자료 수집은 200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와 국

외 주요 데이터베이스(PubMed,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Medline, EMbase)에 등록된 

문헌 자료를 검색하였다. 검색용어는‘stroke AND 

motivation’과 ‘뇌졸중 & 동기’를 사용하였으며,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② 재활동기 평가도구가 결과 측정을 위해 사용한 

연구

③ 논문의 전문을 볼 수 있는 연구

④ 원문이 영어 또는 한글인 경우

(2) 배제 기준
① 평가도구의 신뢰도 또는 타당도 연구

② 고찰 또는 메타분석 연구

③ 학위논문, 단행본, 포스터

자료 수집 절차는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 PRISMA)에 따라 진행하였다(Moher et al., 

2009). 문헌 검색 결과 총 857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문헌 검색은 연구자 1인이 시행하였으며, 논의가 필요

한 경우 2인의 연구자가 회의를 거쳐 문헌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검색된 논문들에서 중복으로 159편을 제

거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제목 및 초록에서 633편이 

제외되었다. 전문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

헌 35편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 30편의 논문이 

분석되었다(Figure 1).

3. 자료 분석 내용

1) 자료 질적 수준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30편의 연구의 특성 및 질적 평

가는 전통적 단일계층 근거 모형에 따라 평가하였다

(Arbesman et al., 2008).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인 수준 

I은 체계적 고찰, 메타 분석, 무작위 대조연구가 해당되

고, 수준 II는 코호트 연구 또는 비무작위 연구가 해당된

다. 수준 III은 사전-사후 연구,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

구 등이 해당되며, 수준 IV는 개별실험연구 및 조사 연

구가 해당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연구인 수준 

V는 사례 연구, 질적 연구 등이 해당된다.

2) 재활동기 평가도구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에서 사용한 동기 평가도구

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평가도구들의 평가내

용 구성방법이나 근거가 되는 이론적 틀, 항목 수, 반응 

척도 등을 알아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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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재활동기 평가도구를 사용한 문헌의 질적 수준

본 연구에서 분석된 30편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

과, 무작위 통제연구 8편(26.7%), 수준 II는 10편(33.3%), 

수준 III은 2편(6.7%), 그리고 수준 V에 해당하는 연구는 

10편(33.3%)이었다(Table 1).

2. 재활동기 평가도구의 종류 및 빈도

총 30편의 논문에서 사용한 재활동기 평가도구의 종

류와 빈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평

가도구는 국내에서 개발한 장애인의 재활동기 측정도구

(Instrument to measure the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in the disabled)가 15편(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가 12편(40.0%)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Patient questionnaire for 

assessment of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Motivation 

scale towards health-oriented physical activity (MS-PA), 

Rehabilitation motivation scale 등을 사용한 문헌은 

각 1편씩(각 3.3%) 확인되었다(Table 2).

3. 재활동기 평가도구의 특성

선정된 논문들에서 사용한 다섯 가지의 재활동기 평

가도구들의 평가내용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

다. 먼저, 각 평가도구들의 개발자, 개발연도, 그리고 

평가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적 틀이나 기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세 개의 평가도구가 Deci & Ryan 

(2002; 2012)의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에 근거하여 평가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을 구성한 것은 2개가 해당되었으며, 확

인 불가능한 것이 1개가 있었다. 각 평가도구들의 항목

Id
en

tificatio
n

PubMed
(n = 266) 

Medline
(n = 405)

EMbase
(n = 77)

NDSL
(n = 109)

Searching results
(n = 857)

Removes duplicates 
(n = 159)

Screen
in
g

Record screened with 

title and abstract
(n = 698)

Exclude irrelevant articles
(n = 633)

E
ligib

ility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65)

Read the full-text of the articles 

and exclude irrelevant articles
(n = 35)

In
clu

d
ed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n = 30)

Figure 1. Flow Diagram for Study Selection
NDSL =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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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8개부터 45개까지 다양하였으며, 점수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것이 2개,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2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1개였다(Table 3) (Boiché et al., 2019; Hafen et al., 

2001; Han & Lim, 2002; McAuley et al., 1989; Litman, 

1964).

Evidence 
level

Definition
Frequency 

n (%)

Ⅰ

Systematic reviews

8 (26.7)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10 (33.3)

Ⅲ One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2 (6.7)

Ⅳ
Single subject designs

0
Surveys

Ⅴ

Case reports

10 (33.3)Narrative literature reviews

Qualitative researches

Total 30 (100)

Table 1. Level of Evidence Among Each Study

Assessment tools/country of use n (%)

Instrument to measure the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in the disabled/domestic

15 (50.0)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foreign 12 (40.0)

Patient questionnaire for assessment of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foreign

1 (3.3)

Motivation scale towards health-oriented 
physical activity/foreign

1 (3.3)

Rehabilitation motivation scale/foreign 1 (3.3)

Total 30 (100)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2. Types and Frequency of Motivation 

Assessment Tools

Developer
(year)

Assessment tool
Conceptual framework of 

evaluation content
Evaluation content

No. of 
item

Response

Han & Lim
(2002)

Instrument to measure 
the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in the disabled

Deci & Ryan’s 
self-determination theory

• Intrinsic motivation
• External regulation
• Integrated regulation
• Identified regulation
• Introjected regulation
• Amotivation

27 5 point scale

Hafen et al. 
(2001)

Patient questionnaire 
for assessment of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Expert survey

• Readiness to change in terms of 
preventive behavior

• Hopelessness and scepticism
• Initiative and knowledge 
• Need for assistance and 

psychological burden of suffering
• Restrictions in everyday life because 

of physical burden of suffering
• Reactions of significant others to 

the illness

30 4 point scale

McAuley 
et al. 
(1989)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Deci & Ryan’s 
self-determination theory

• Interest/enjoyment
• Perceived competence
• Effort/importance
• Pressure/tension
• Perceived choice
• Value/usefulness
• Relatedness

45 7 point scale

Boiché 
et al. 
(2019)

Motivation 
scale towards 

health-oriented 
physical activity

Deci & Ryan’s 
self-determination theory 

& Expert survey

• Intrinsic motivation 
• External regulation
• Integrated regulation
• Identified regulation
• Introjected regulation
• Amotivation

18 7 point scale

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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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동기를 평

가한 총 30편의 문헌을 통해 재활동기 평가도구들의 

사용 동향과 평가영역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활동기 

평가도구를 사용한 문헌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결과, 

총 30편 중 근거 수준 II에 해당되는 문헌이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거 수준 V에 해당되는 

문헌은 10편, I에 해당되는 문헌은 8편이 해당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다양한 근거 수준의 연구에서 재활동기 

평가도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추가적으로 각 문헌들에서 사용된 재활동기 평가도구

들의 사용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 30편 중 15

편(50.0%)에서 장애인의 재활동기 측정도구(Instrument 

to measure the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in the 

disabled)가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12편(40.0%)

에서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가 사용된 걸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활동기 평가도구를 사용한 국

내외 문헌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국외에서 주로 사용된 재활동기 평가도구는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였으며, 국내에서는 장애인의 재활

동기 측정도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5개 평가도구들의 이론적 근거

를 살펴본 결과, 3개의 평가도구가 Deci와 Ryan의 자기

결정 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재활과 관련

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Deci와 Ryan의 자기결정 이

론, Emmons의 주관적 목표와 안녕(subjective goals 

and well-being), Karniol과 Ross의 목표설정에 대한 

현시적 영향(temporal influences on goal setting) 등이 

있다(Siegert & Taylor, 2004). 이 중 재활동기 평가도구 

개발에 있어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는 이론은 자기결정 

이론이었다. 자기결정 이론은 개인의 행동조절 유형을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를 가지

고 동기유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Ryan & 

Deci, 2000a; Ryan & Deci, 2000b).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동기는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

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분류된다. 외적 동기는 

기능적 향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같이 행동을 유

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의미하며, 

내적 동기는 흥미로움이나 즐거움 같이 행동 유발의 근

원이 개인 내부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2012; Ryan & Deci, 2000a; Ryan & Deci, 2000b). 재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본 이전 연구들을 보

면, 내적 동기에 비해 환경적 요소, 개인적 신념, 다른 사람

의 지지와 같은 외적 요소가 영향을 주며, 외적 동기를 

이루는 요소들은 내적 동기의 예측 요소로도 작용한다

고 하였다(Holmqvist & von Koch, 2001; Maclean et al., 

2000; Maclean et al., 2002; Morris et al., 2017; Poltawsk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자기결정 이론을 사용하여 

평가내용을 구성한 평가도구 세 개를 비교해본 결과, 

장애인의 재활동기 측정도구와 MS-PA는 자기결정 이

론에서 제시하는 동기 유형 여섯 가지를 이용하여 평가

Developer
(year)

Assessment tool
Conceptual framework of 

evaluation content
Evaluation content

No. of 
item

Response

Litman
(1964)

Rehabilitation
motivation scale 

Not presented

• Willing to undergo rehabilitation
• Cooperates in the rehabilitation
• Tries hard for rehabilitation
• Actively requires of asks for 

resources
• Complains about the poor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 Complains about the poor 

effectiveness of pain
• Excessively requires encouragement
• Makes excuses to avoid rehabilitation

8 4 point scale

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Too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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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구성하였으며,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는 자기결정 이론에서 내적동기에 영향을 요소들을 평

가내용으로 구성하였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자기

결정 이론은 의료 분야뿐 아니라 교육, 스포츠 등 다양

한 영역에서 폭넓게 관심을 받고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

며(Deci & Ryan, 2002; Deci & Ryan, 2008; Gagné & 

Deci, 2005),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평가 도구들

의 평가내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활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자기결정 이론은 재활 

임상가들을 위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이론을 

근거로 한 평가영역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다섯 개의 평가도구들 중 두 개

의 평가도구는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여 평가영역을 구성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평가내용을 도출해내는 방법 중 

하나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조사방법이며, 전문가들에 의해 수렴된 결과

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확인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가영역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

된다(Mattson, 1982; Sempik et al., 2003; Shoemaker & 

Lin, 2008; Relf, 2008). 실질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전문

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평가내용을 구성하

는 것은 이론적 근거만을 두고 평가내용을 구성했을 

때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평가내용 

구성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재활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도구와 평가내용 구성에 대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각 평가

도구들의 평가내용의 공통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평가내용 구성을 위한 근거 이론이 비슷한 평가도구들 

외에는 공통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평가내용 구

성을 위한 근거 이론이 없는 다른 평가도구들은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구성한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

가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항목들이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공통점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평가도구의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재활동기 평가

도구의 사용 동향과 그 평가도구들을 특징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도구 자체의 질적인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재활동기 평가도구의 사용 동향과 평가

내용 구성에 사용된 이론적 틀 혹은 개발 방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를 위해 효

과적인 평가도구의 선택을 돕고, 추후 재활동기 평가도

구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도구들을 알아보고, 그 평가도구들의 특

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총 30편의 문헌에

서 재활동기 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5개의 재활

동기 평가도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외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재활동기 평가도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가내용들이 어떠한 근거로 구성

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뇌졸

중 환자의 재활동기 평가도구 개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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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habilitation 
Motivation Evaluation Tool for Stroke Patients

Lee, Eun-Young*, Ph.D., O.T., Park, Kang-Hyun**, Ph.D., O.T.
*Institute of Brain Science Research,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ostdoctoral Research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Baekseok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In this study, the rehabilitation motivation evaluation tool for stroke patients was 
identifi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tool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characteristics used in the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contents.

Methods : From 2000 to May 2022, documents registered in major domestic and foreign databases 
(PubMed, NDSL, Medline, and EMbase) were searched and select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and exclusion criteria. The evaluation tools used in the selected documents we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valuation tool were analyzed.

Results : A total of 30 documents were selected,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five 
rehabilitation motivation evaluation tools. The most widely used in Korea was the measurement 
tool for rehabilitation motivation for the disabled, and the most widely used overseas was the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Three evaluation tools constructed the evaluation cont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wo constructed the evaluation contents through expert 
agreement. The number of evaluation items and 8 to 45 items were varied, and the evaluation 
scale was also used in various ways from 4 to 7 point scale.

Conclusion :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evaluation tools main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rehabilitation motivation, and to identify the main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rehabilitation motivation evaluation t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motivation evaluation tools for 
stroke patients in the future.

Keywords : Rehabilitation motivation, Stroke, Systematic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