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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형태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PRISMA 가이
드라인를 통해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개제된 논문을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RISS, PubMed, CINAHL을 통하여 검색하였다.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20편
의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PEDro scale(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scale)을 사용하여 문헌의 질 평가
를 하였다. 문헌에서 사용된 중재는 참가자들의 질환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결과 :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주요 구성요소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분석된 20편 중 17편의 연구에서는 운동프로그램과 교육 또는 식단
관리와 운동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를 갖는 형태로 중재가 적용되었다.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다면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중 생화학적 요인(biochemical factor)과 건강 및 웰빙(Health 
and well-being)을 평가하는 도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분석 결과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효과는 연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14편의 연구에서 중재 직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건강 및 삶
의 질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노인의 질환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중재기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지역사회 상황에 부합되는 중재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적 라이프
스타일 중재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고령사회, 노인, 라이프스타일, 예방적 접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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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거의 7
백만 명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 인
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에는 9.0%, 2015년 
12.8%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20.0%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18). 기대수명 또한 
2005년 78.24세, 2009년 80.04세, 2016년 82.36세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
상 등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 2014년 65.2세, 2016년 
64.9세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Statistics 
Korea, 2017). 건강수명의 감소는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 장애를 지닌 노
인인구 수의 증가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노년이 길어졌음을 의미한다(Statistics Korea, 2016).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건강문제
는 노인의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Chung, Lee, & Kim, 2010).

전 세계적인 기대수명의 증가흐름과 함께 2017년
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기대수명
의 증가로 장수하기보다 건강수명의 증가를 통한 건강
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3대 질환은 고혈압
(56.7%), 관절염(33.4%), 당뇨병(22.6%)인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국내
에서는 이와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이 오랫동안 주로 성
인에서 발생한다는데 착안하여 성인병이라고 불러왔다. 
만성퇴행성질환이 성인에 국한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
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알려지면서, 라
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질환군을 의미하는“생활습관병
(Lifestyle related diseas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Kang, 2003).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습관 등의 라이프스타일 요

소는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를 들어, 비흡연자 노인에 비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
험이 현재 흡연자(current smoker)는 2.07배, 과거 흡
연경력이 있는 노인은 1.37배 높았다(Mons et al., 
2015).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과한 음주
를 하는 노인의 심부전(heart failure) 발생률은 높아지
는 반면, 적당한 음주는 노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Dorans et al., 2015). 또한, 대
사증후군을 가진 노인들은 정상군에 비해 철, 비타민 A, 
카로틴, 레티놀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와 지방, 단백질의 
섭취량은 낮은 반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높아 불균형
적인 영양섭취를 보였다(Kim, 2013). 활동성이 낮은
(sedentary)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폐기능이 좋지 않았고(Bamrotia, Patel, 
& Joshi, 2017),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휴식(예. 낮
잠, 신문/잡지 보기)과 같은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은 고
독감과 소외감 등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Kim, 2012). 

이와 같이 노인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들
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건강문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바람직
한 라이프스타일 형성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이프스타일 중재(Lifestyle intervention)”는 식습
관, 운동습관 등 개선이 필요한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개
입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약물
적 접근을 말한다. 현재 라이프스타일 중재는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
으며 대상자의 질환, 중재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개인의 특성, 행동양식, 
가치관 등 개인 또는 집단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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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치료의 영역과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리해놓은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OTPF)는 수행양상(performance pattern) 
영역의 ‘일과(routine)’를 관찰가능하며 규칙적이고 반
복적인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Amini et al., 2014). 
또한 일과는 인간의 활동이나 작업이 일정한 순서로 구
성되어 일상생활의 틀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건강을 증
진시키거나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한
다. 라이프스타일은 OTPF에서 정의한 작업치료 영역 
중 일과(routine)와 동등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앞
으로 인간의 작업수행을 위해 작업치료사들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작업치료통계자료 중 ‘지역
별 협회 등록된 작업치료사 인력현황-지역사회(의료기
관외 종사자)’에 의하면 총 1,644명 중 지역사회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는 318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2017). 이는 많은 작업치료사가 지역사회 
노인에게 중재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형태와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노후생활프로그램과 중
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Lifestyle intervention)의 형태와 효과에 대한 연구들
을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가이드라인
을 이용하여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Liberati et 
al., 2009).

2. 문헌검색전략

1)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중재(Lifestyle 
intervention)에 관한 최근 10년 동안 (2008년도~2017
년도) 게재된 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부터 18일 까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RISS, PubMed 그리고 
CINAHL을 사용하여 문헌을 수집하였다. 해외 데이터베
이스의 경우, 검색어로 {(“lifestyle intervention” OR 
“lifestyle modification” OR “lifestyle medicine”) AND 
(“older adults” OR elderly)}를 사용하였고, 국내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lifestyle intervention” OR “lifestyle 
modification” OR “lifestyle medicine” OR “생활습관 중
재”) AND (“older adults” OR “elderly” OR 노인 OR 고
령)}을 사용하여 학술지에 개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2) 포함기준 및 배제기준 

노인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중재를 제공하고 건
강, 삶의 질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한 무작위 대
조군 연구,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peer reviewed paper)을 포함기준으로 정
하였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근거 수준(Arbesman, 
Scheer, & Lierman, 2008)을 기준으로 수준 II에 해당
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연구대상자 집단이 노인에 국한
되지 않는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55세 이상인 연구만을 포함하였다. 반면 전문 보기가 
불가능한 연구, 중재 프로그램 또는 평가도구 개발에 관
한 연구, 요양원 입소자 또는 입원환자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문헌 고찰연구
는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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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선택과정

본 연구의 문헌 수집, 선별 과정은 문헌 검색, 중복 
제거, 제목 검토, 초록 검토, 전문 검토의 순으로 진행하
였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문헌 검색 후, 중복
된 문헌을 제외한 다음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하
여 3명의 저자가 개별적으로 제목, 초록, 전문 검토를 
통해 분석대상 문헌을 선별하였으며, 검토 결과가 불분
명한 경우, 3명의 저자가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선별 여
부를 결정하였다. 수집, 선별 과정은 Liberati 등(2009)
이 제시한 문헌 수집, 선별 방법인 PRISMA 흐름도를 
통해 진행하였다(Figure 1).

 
4. 문헌의 질 평가

분석대상으로 선별된 20편의 연구의 문헌의 질을 평
가하기 위해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PEDro) 
scale(Maher, Sherrington, Herbert, Moseley, & 
Elkins, 2003)을 사용하였다. PEDro scale은 재활분야
의 무작위대조연구의 질적 평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외적 타당도 평가를 위한 1문항과 내적 타당도 
평가를 위한 10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평가는 내적타당
도 평가 문항 당 1점씩 10점 만점이며 excellent(9~10
점), good(6~8점), fair(4~5점), poor(4점 이하) 수준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질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de 
Morton, 2009). 6점을 절단선으로 하지만 4~6점에 해
당하는 연구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Maher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점 
절단선을 기준으로 문헌을 제외하지 않았다. 3명의 저
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
분한 경우는 모든 저자가 함께 검토하여 합의된 결과를 
최종 평가 결과에 반영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 논문 도출

문헌 검색을 통해 얻은 379편의 연구에서 중복문헌 
108건을 제거하고, 연구 제목과 초록을 통한 선별 과정
에서 각각 154편과 70편을 제외하였다. 제목과 초록으
로 제외한 후 남은 47편의 전문을 검토하여 선별기준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20편의 연구가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Figure 1). 

2. 분석 대상 연구 특징

1) 연구의 질

각 연구의 질을 PEDro scale로 평가한 결과 
Excellent 등급 논문은 1편(5%), Good등급 논문은 12
편(60%), Fair등급 논문은 6편(30%), Poor등급 논문
은 1편(5%)이었다.  포함된 논문의 PEDro scale 점수 
평균은 5.8점이었다(Table 1).

2) 연구의 경향 및 대상자의 질환적 특성

20편의 분석 대상 논문의 특징 중에서 실험군, 대조
군의 중재 방법과 중재 제공자, 결과 측정도구, 중재 효
과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출판 시기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
다가 2016년 가장 많은 5편(25%)의 논문이 게재되었
다. 연구가 이뤄진 국가는 미국이 11편(55%)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중국이 각각 2편씩 4편(20%),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브라질, 크로아티아가 각각 1편씩 5
편(25%)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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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n=379)
Additional records identified through 

other sources(n=0)NDSL(n=39)
Riss(n=184)

Pubmed(n=102)
CINAHL(n=54)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271)

Screening

Record screened with title and abstract
(n=271) Records excluded(n=224)

-Different research purpose(132)
-Not elderly related research(79)
-Research on developing assessment 
tool or protocol(11)
-ETC(2)

Eligibility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47)

Articles excluded(n=27)
-Different research purpose(8)
-Not elderly related research(4)
-Research on developing assessment 
tool or protocol(2)
-Not peer reviewed research(1)
-Not accessible to full article(1)
-Researches without RCT design(11)

Included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n=20)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for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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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Published year) Item No. PEDro 
Scale Grade1 2 3 4 5 6 7 8 9 10 11

1 Belalcazar et al.(2015) Y Y X Y X X Y Y Y Y X 6 G
2 Cezaretto et al.(2016) Y Y X Y X X X X Y Y X 4 G
3 Clark et al.(2012) Y Y X Y X X Y X Y Y Y 6 G
4 Dong et al.(2016) Y Y X Y X X Y Y X Y X 5 F
5 Dusek et al.(2008) Y Y X Y X Y Y Y Y Y Y 8 G
6 Gilbert et al.(2016) Y Y Y Y Y X Y Y Y Y Y 9 E
7 Ip et al.(2012) Y Y X Y X X Y Y Y Y X 6 G
8 Lin et al.(2014) Y Y X Y X X Y Y X Y Y 6 G
9 Marsh et al.(2016) Y Y X Y X X Y X X Y Y 5 F
10 Matthews et al.(2011) Y Y Y Y Y X X Y X Y X 6 G
11 Mountain et al.(2017) Y Y X Y X X Y Y Y Y Y 7 F
12 Opdenacker et al.(2009) Y Y X Y X X X Y Y Y Y 6 G
13 Rejeski et al.(2009) Y Y X Y X X X Y Y Y Y 6 G
14 Rejeski et al.(2014) Y Y X Y X X X Y X Y Y 5 F
15 Solomon et al.(2013) Y Y X Y X X X Y X Y Y 5 F
16 The Look AHEAD Research 

Group(2013) Y Y X Y X X Y Y X Y Y 6 G
17 Trento et al.(2010) Y Y X Y X X X X X Y X 3 P
18 Vrdoljak et al.(2014) Y Y Y Y X X X Y Y Y X 6 G
19 Zhang et al.(2016) Y Y X Y X X Y Y Y Y X 6 G
20 Ziv et al.(2013) Y Y X Y X Y X Y X Y X 5 F

Average of score 5.8
E: Excellent; G: Good; F: Fair; P: Poor

Table 1. Risk of Bias Screening Result using PEDro Scale 

참여 대상자의 질환적 특성은, 대사증후군 관련 질
환자(비알콜성 지방간, 당뇨전기, 비만, 당뇨, 제2형 당
뇨)가 10편(50%)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자가 3편(15%), 일반노인 3편(15%), 암, 심혈관
계 위험성이 있는 자,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노인이 각각 한 편씩(20%)이었다.

3. 연구대상자별 중재의 형태와 효과

연구대상자를 분류하고 집단별 중재의 특징과 효과
를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자를 대사관련 질환군, 이

동성 제한군, 특정질환이 없는 일반 노인군, 기타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1) 대사관련 질환군

대사관련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10편의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10편 중,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목표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연구는 4편이었다. 중재의 효과는 체중 
감소와 에너지 소비량 증가(Rejeski et al,, 2014), 약물
의 사용량 감소와 생화학적 요소, BMI, 허리둘레, 신체
적 건강의 향상(Belalcazar et al., 2015), 신체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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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Article (year) Country Intervention Program Sample size

Metabolic 
syndrome
relative 
disease

Belalcazar et al.(2015) America Intensive lifestyle intervention 3,771
Cezaretto et al.(2016) Brazil Interdisciplinary psychoeducation-based 

intervention 183
Dong et al.(2016) China Lifestyle intervention 280
Dusek et al.(2008) America Relaxation response 122
Rejeski et al.(2014) America Intensive lifestyle intervention 4,998

The Look AHEAD Research 
Group(2013) America Intensive lifestyle intervention 5145

Solomon et al.(2013) America LoGIX/exercise weight-loss intervention 20
Trento et al.(2010) Italy Group care 815
Zhang et al.(2016) America Intensive lifestyle intervention 5,145
Ziv et al.(2013) Israel ComprehensiveApproach to Lower Blood 

Pressure 113

Mobility 
deficit

Ip et al.(2012) America Lifestyle intervention 424
Marsh et al.(2016) America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1,635
Rejeski et al.(2009) America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106

No disease
Clark et al.(2012) America Lifestyle redesign 460
Lin et al.(2014) China Lifestyle promotion programme 474

Mountain et al.(2017) England Lifestyle Matters Intervention 288

ETC
Gilbert et al.(2016) England Physical activity, general treatment, diet 

management 50
Matthews et al.(2011) America Comprehensive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422

Opdenacker et al.(2009) Belgium Home based lifestyle intervention 120
Vrdoljak et al.(2014) Croatia Intensive intervention 738

Table 2.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의 증가,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지속적인 감소, 생화학 
요소의 향상(Cezaretto et al., 2017), 간 지방 등급과 
간 기능장애의 심각도 감소(Dong et al., 2016)를 포함
한다. 

총 10편의 연구 중, 실험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관
찰할 수 있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연구는 3편이었
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생화학적 요소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를 보였지만 체
중, 건강행동, 삶의 질에서는 효과 차이가 없었다
(Trento et al., 2010). Ziv 등(2013)의 연구에서는 실
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물 사용 정도가 감소하였으
며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효과차이가 있었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 수면 중 수축기 및 이
완기 혈압에서는 그룹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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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Zhang 등(2016)의 연구에서는 9년간의 추적
연구 중 추적 첫 해에는 결과 측정에 사용된 4가지의 건
강관련 삶의 질 평가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를 나타냈
지만, 9년간의 추적 결과 Feeling Thermometer와 
SF-6D 그리고 HUI2, HUI3의 하위항목 중 이동성, 인
지, 보행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유지되었다.

그룹간의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없었던 연구는 총 
10편 중 3편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긍정적 변
화가 있었다. 이는 수축기 혈압의 감소(Dusek et al., 
2008), 에너지 대사의 증가(Solomon, Haus, Cook, 
Flask, & Kirwan, 2013), 사망수와 질병 이환률(The 
Look AHEAD Research Group, 2013)을 포함한다.

2) 이동성 제한군 연구

이동성 제한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3편으로
(Table 3), 이 중에서 그룹 간의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있었던 연구는 1편(Ip et al., 2012)이었다. 신체적인 
활동, 스트레칭, 하체 근력강화 운동으로 이루어진 라이
프스타일 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건강정보를 제공받은 
대조군보다 신체기능의 악화가 유의미하게 지연되었고, 
더 나은 수준의 신체기능으로 회복되었다. 실험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연
구는 1편(Rejeski et al., 2009)으로 신체활동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신체활동 시간이 유의미
하게 증가했지만,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SPPB)와 400m걷기 검사에서는 그룹간 효과 
차이가 없었다. 중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연구는 
1편(Marsh et al., 2016)으로 신체활동 중재를 받은 실
험군과 건강 교육을 받은 대조군 간에 입원율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특정질환이 없는 일반 노인군 연구

특정질환이 없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3편이었고(Table 5), 이 중 그룹 간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있었던 연구는 1편(Lin et al., 2014)이었다. 개
별상담, 건강교육 및 교육내용을 토대로 한 그룹기반 훈
련 중재가 적용된 실험군에서는 일반적인 건강관련 교
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혈압과 BMI 감소, 소금, 기름
진 음식, 알콜 섭취의 감소와 채소 섭취의 증가에서 유
의미한 효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24개월 동안의 추
적연구 결과에서는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지속되지 
않았다. 

총 3편의 연구 중 2편(Clark et al., 2012; 
Mountai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
었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교육과 개인적 탐색, 주변사
람과의 교류, 직접적 체험을 포함한 Lifestyle redesign 
중재를 받은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SF-36v2 하
위항목의 정신적 웰빙 영역과 삶의 만족도, 우울 감소에
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Clark et al., 2012). 
Mountain 등(2017)에서는 그룹 미팅, 목표 확인, 새로
운 활동 연습 등으로 이루어진 개인 맞춤형 세션을 적
용받은 실험군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받은 대조군에 비
해 감정적, 사회적 외로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고, 24개월이 지난 후에도 효과 차이가 지속되었다.

4) 기타군 연구

기타군으로 구분된 4편의 연구는 각각 우울증상이 
높은 노인과 정상수준 노인(Matthews et al., 2011),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자(Openacker, Delecluse, & 
Boen, 2009), 전립선 암 환자(Gilbert et al., 2016), 심
혈관 위험성이 있는 자(Vrdoljak et al., 2014)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Matthews 등(2011)의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신체
활동을 적용한 실험군과 건강관련 강좌, 상지 스트레칭 
운동을 받은 대조군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였고, 참가자
의 우울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달랐다. 낮은 우울
수준을 가진 참가자간의 비교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신체활동 수준의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있었다.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8. No. 2. 2019.    15

Dependent 
Variable Assessment Tools

Biochemical 
factor

∙Indrect calorimetryo ∙H-MRSo
∙YSI 2300 STAT Plus analyzero ∙Radioimmunoassayo
∙Enzymatic methodso ∙Nonporous ion exchange HPLCo
∙Blood testd ∙Venupuncure techniquesf
∙ELISAb ∙Homeostasis model assessmentb
∙Hexokinase enzymatic methodb
∙Latex particle-enhanced immunoturbidiometric assaya
∙Methods standardizaed to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ference methodsa
∙75-gram oral glucose tolerance testb
∙Local laboratory using enzymatic methodsb
∙Immunometric assay using a quantitative chemiluminescent kitb

Physical 
factor

∙Digital Scale(Body Weight)dlq ∙Sphygmomanometerbefh 
∙BMIal ∙Ultrasound scannerd
∙Waist Circumferencea ∙Change in Arterial diameterf
∙Quantum II – BIA Analyzerd
∙24-h ambulatory BP measurmentt
∙A scale and a wall-mounted staniometerh

Physical 
function

∙Paffenbarder questionnaire ∙IPAQ
∙400-m Walk ∙Treadmill Test
∙CHAMPS PA questionnaire ∙SPPB
∙Jamar handled dynamometer ∙PSPP
∙Godin Leisure Score Index ∙FPACQ
∙RT3 Triaxial Research Tracker

Table 7. Assessment Tools Categorized by Dependent Variable

하지만 우울수준이 높은 참가자들의 신체활동 수준은 
그룹 간 효과 차이가 없었고, 두 그룹 모두에서 중재 전. 
후로 우울증상의 유의미한 개선이 없었다.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대상자에게 가정 기반 라이
프스타일 중재와 구조화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한 연구(Openacker et al., 2009)에서는 측정한 몸무게, 
신장, BMI,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인식, 자아효능감, 
신체활동 모두 일부 향상되었지만,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립선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Gilbert et al., 
2016)에서는 감독 하에 수행된 운동과 식단관리, 일반
적 치료가 적용된 실험군과 일반적 치료만 적용된 대조
군 사이에서 흐름 매개 팽창(flow-mediated dilatation)
을 통한 상완동맥의 직경 크기 외에는 그룹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위험성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Vrdoljak et al., 2014)에서는 신체활동, 흡연, 
음주, 식이요법에 대한 습관형성 상담을 받은 실험군에
서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식이요법에서만 유
의미한 효과 차이가 있었다.

4. 종속변수와 평가도구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효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자 
각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를 종속변수의 범주에 따
라 구분하였다. 20편의 연구에서 확인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종속변수는 생화학적 요소 영역, 신체적 요소 영
역, 신체 기능 영역, 정서 영역, 건강과 삶의 질 영역, 인
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류한 
평가도구의 종류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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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The Feeling Thermometer ∙Becks Depression Index
∙CES-D scale ∙de Jong Gierveld Loneliness
∙General Self-Efficacy scale
∙Dutch vers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Health and 
well-being

∙Short Form-36 ∙Health Behavior Questionnaire
∙DQOL ∙Health Utilities Index Mark 2
∙Health Utilities Index Mark 3 ∙Short Form 6D
∙Interview ∙Short Form-36v2
∙Life satisfaction-Z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ACSM/AHA guidelines
∙Self reported all cause inpatient hospitalizations
∙Standard alcoholic drink ∙EQ-5D-3L
∙Standardized Questionnaire ∙Diet Diari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well-being

Cognition ∙CERAD-memory ∙Visual search
∙Weschler Adult Intelligence Scale Revised

Belalcazar et al.(2015)a, Cezaretto et al.(2016)b, Clark et al.(2012)c, Dong et al.(2016)d, Dusek et al.(2008)e, Gilbert et al.(2016)f, Ip et al.(2012)g, 
Lin et al.(2014)h, Marsh et al.(2016)i, Matthews et al.(2011)j, Mountain et al.(2017)k, Opdenacker et al.(2009)l, Rejeski et al.(2009)m, Rejeski et al.(2014)n, 
Solomon et al.(2013)o, The Look AHEAD Research Group(2013)p,  Trento et al.(2010)q, Vrdoljak et al.(2014)r, Zhang et al.(2016)s, Ziv et al.(2013)t 

ACSM/AHA guidelines: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BMI: Body mass index; CERAD-memory: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memory; CES-D scal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DQOL: Diabetes 
Quality of Life;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s; EQ-5D-3L: EuroQol - 5dimensions - 3Levels; FPACQ: Flemish Physical Activity 
Computerized Questionnaire RT3 Triaxial Research Tracker; H-MRS: H-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HPLC: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PSPP: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SPPB: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IV. 고 찰

본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라이
프스타일 중재를 제공한 20편의 연구를 PRISMA 가이
드라인을 이용하여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
문의 질적 수준은 PEDro scale 점수 평균 5.8점이었으
며 출판 시기에 대한 경향성은 5편의 연구가 발표된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연구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
구대상자의 질환적 특징으로는 당뇨나 비만과 같은 대
사증후군 관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
았다.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형태와 효과를 질환별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사관련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10편의 연구 중 4편에서 그룹 간 유의한 효과 차이가 
있었고, 이동성 제한군을 대상으로 한 3편의 연구와 특
정질환이 없는 일반 노인군 연구 3편 중에서 그룹 간 유

의한 효과 차이가 있었던 연구는 각각 1편 이었다. 기타
군을 대상으로 한 4편의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
이 높은 노인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1편에서만 그
룹 간에 유의한 효과 차이가 있었다.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주요 구성요소는 중등도 이상
의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수준의 증진과 건강한 식단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이었다. 그 밖에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과 같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 전
반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라이프스타일의 중재를 구
성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중재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개입하는 비약물적 접근으로, 
OTPF에서 정의한 작업치료 영역 중 일과(routine)의 
개념과 일치하며,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사가 적용 가
능한 중재 유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방법이나 효과를 종합한 선행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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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Pedro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5.8점에 해당하는 근거수준이 높
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형태와 효
과를 분석함으로써 치료적 적용을 위한 기초 틀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
다. 우선, 포함된 논문의 연구대상자가 특정 질환에 집
중된 경향이 있어 만성 질환이 없는 일반 노인에게 적
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고찰에 포함된 20편
의 연구 중 중국에서 실시된 연구 2편(Aihua et al., 
2014; Dong et al., 2016)과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연구 
1편(Ziv et al., 2013)을 제외하면 모두 서구사회에서 
실시된 연구였다. 라이프스타일 중재는 대상자의 일상
(routine)을 이루는 습관에 대한 개입이며, 식습관과 같
은 문화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서
구사회에서 실시된 연구의 결과를 모든 문화권에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서
구화 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면 기존연구를 통해 밝혀
진 라이프스타일 중재를 활용하여 국내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동과 같이 비교
적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 중재의 적용 시, 적용 및 일
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보건의 탈 시
설화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건
강수준 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제공 가능한 예방적 차원
의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습관의 조절이나 
신체활동 수준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현대사회에서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비전염성 질환 예방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Stoutenberg, Stanzilis, & Falcon, 2015), 
본 연구에서 도출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주요 구성요
소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들에서 중재 제
공자로 운동 전문가(Dong et al., 2016; Gilbert et al., 
2016; Openacker et al., 2009; Ziv et al., 2013)나 영
양사(Cezaretto et al., 2017; Dong et al., 2016; 

Trento et al., 2010; Ziv et al., 2013)를 포함하고 있
다는 점을 통해서도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경향
이 운동과 영양을 주요 콘텐트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양식으로는 건
강한 식단이나 규칙적인 운동 외에 여가의 참여나 영적
인 성장,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까지도 포함되기에
(Peralta-Catipon & Hwang, 2011), 라이프스타일 중
재의 콘텐트가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폭넓은 요소를 다루는 동시에 국내 문화에 부합하
는 라이프스타일 중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와 제공된 중재의 형태를 근거삼
아 지역사회 작업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재 적용
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라이프스타일 중재는 개인의 생활습관 중 수정 가
능한 영역에 대한 비약물적 접근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
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중재를 제공한 
20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라이프스
타일 중재의 주요 구성요소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과 같
은 신체활동 수준의 증진과 건강한 식단에 관한 교육이
나 훈련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에서, 
그룹 간 효과 차이에서 연구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다수
의 연구에서 그룹 간 효과 차이를 보여 지역사회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
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준 향상 및 유지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국내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사가 적용 가
능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개발 및 실행가능성과 효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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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작업치료사가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국내 지역사회 기반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가 역할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claration of Interest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4904).



Ta
bl

e 
3.

 M
et

ab
ol

ic
 S

yn
dr

om
e 

Re
la

tiv
e 

Di
se

as
e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  
   

   
   

   
   

   
   

   
   

   
   

   
   

   
   

   
   

   
   

   
   

   
   

   
   

   
   

   
   

(N
=1

0)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Ziv
 

et 
al.

(20
13)

113 (58
/55

)
Hy

per
ten

sio
n/

Int
erv

ent
ion

ist:
Qua

lifie
d 

trai
ner

 an
d 

nut
ritio

n

CAL
M-

BP*†


Gro

up 
wal

k(4
5mi

ns/ 
1se

ssio
ns, 

1tim
e/w

k)


Wa
lk a

t ho
me(

at l
eas

t 3
 tim

es/w
k)


Die

tary
 ed

uca
tion

 & 
gro

up 
mea

l (1
tim

e/w
k)


Nat

uro
path

ic w
hole

 gr
ain 

rice
-ba

sed
 me

al(d
airy

)


Rel
axa

tion
 an

d s
tres

s m
ana

gem
ent

 : y
oga

, qi
gon

g 
mov

eme
nt (

1tim
e/w

k)


Int
erv

ent
ion

: 4
 m

on 
/ fo

llow
 up

: 6
 m

on

DA
SH


Phy

sica
l ac

tivi
ty


Die

tary
 ed

uca
tion


Gro

up 
mea

l


Ric
e-b

ase
d m

eal

SF-
36,

 
24-

h a
mbu

lato
ry 

BP 
mea

sur
eme

nt


Com

par
ed 

wit
h C

G, 
EG

 
sign

ific
antl

y im
pro

ve 
all 

mea
sur

eme
nt e

xce
pt t

rigl
yce

ride
s, 

asle
ep 

mea
n S

BP/
DBP

 an
d r

edu
ce 

med
icat

ion 
usa

ge.

Bel
alc

aza
r 

et 
al.

(20
15)

377
1

(19
21/

185
0)

Ty
pe 

2 
dia

bet
es/

Int
erv

ent
ion

ist:
No

t m
ent

ion
ed

ILI
*†


Inc

rea
sin

g p
hys

ica
l a

ctiv
ity

(ho
me

 ex
erc

ise
, 

bri
sk 

wa
lkin

g)


Red
uci

ng 
cal

ori
c i

nta
ke


1st

~6
th 

mo
n: 

4(3
GS

+1
IS)

 se
ssi

ons
/mo

n


7th
~1

2th
 m

on:
 3(

2G
S+

1IS
)se

ssi
ons

/mo
n


Int

erv
ent

ion
: 1

 yr
 / 

foll
ow

 up
: -

DS
E


3 H

eal
th 

info
rm

atio
n 

ses
sio

ns/
yr

Phy
sica

l &
 

Bio
che

mic
al 

fact
ors


EG

 sh
ow

ed 
low

er 
BM

I, 
wa

ist 
circ

um
fer

enc
e, 

trig
lyc

eri
des

, a
nd 

CR
P 

com
par

ed 
to 

CG
 

( p<
.00

1)


EG
 sh

ow
ed 

imp
rov

ed 
fitn

ess
 co

mp
are

d t
o 

CG
(p<

.00
1)

Cez
are

tto
 

et 
al.

(20
17)

183 (97
/86

)
Pre

-d
iab

etic
 

ind
ivid

ual
s/

Inte
rdis

cipl
inar

y P
syc

hoe
duc

atio
n-b

ase
d In

terv
ent

ion*†


Dea

lt w
ith 

issu
es 

rela
ted

 to 
dail

y 

Tra
diti

ona
l 

inte
rve

ntio
n


Usu

al w
ritt

en 
guid

elin
es 

for

IPA
Q, 

BDI
, 

SF-
36,

 Ph
ysic

al 
fact

or 
ass

ess
men

t, 


Sig

nifi
can

t gr
eate

r in
cre

ase
 in 

leis
ure

 ph
ysic

al a
ctiv

ity 
leve

ls,
* : In

divi
dua

l Se
ssio

n, † : Gr
oup

 Se
ssio

n; B
DI: 

Bec
k D

epr
ess

ion 
Inve

nto
ry; 

CAL
M-

BP:
 Co

mpr
ehe

nsiv
e A

ppr
oac

h to
 Lo

wer
 Blo

od 
Pre

ssu
re; 

CG:
 Co

ntro
l Gr

oup
; CR

P: C
-re

acti
ve 

pro
tein

; DA
SH:

 Die
tary

 Ap
pro

ach
 to 

Sto
p H

ype
rten

sion
; 

DBP
: D

iast
olic

 Blo
od 

Pre
ssu

re; 
DSE

: D
iabe

tes 
Sup

por
t an

d E
duc

atio
n; E

G: 
Exp

erim
ent

al G
rou

p; G
S: G

rou
p S

ess
ion;

 ILI
: In

ten
sive

 Lif
esty

le I
nte

rve
ntio

n; I
PAQ

: In
tern

atio
nal 

Phy
sica

l A
ctiv

ity 
Que

stio
nna

ire;
 IS:

 Ind
ivid

ual 
Ses

sion
; SB

P: 
Sys

toli
c B

lood
 Pr

ess
ure

; S
F-

36:
 the

 36
 ite

m S
hor

t F
orm

 He
alth

 su
rve

y

 T
he

ra
pe

ut
i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19



Ta
bl

e 
3.

 M
et

ab
ol

ic 
Sy

nd
ro

m
e 

Re
la

tiv
e 

Di
se

as
e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c
on

tin
ue

)  
   

   
   

   
   

   
   

   
   

   
   

   
   

   
   

   
   

   
   

   
   

   
   

   
   

   
 (N

=1
0)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Cez
are

tto
 

et 
al.

(20
16)

(co
ntin

ue)

Int
erv

ent
ion

ist:
Mu

ltip
rofe

ssio
nal 

team

Rou
tine

, di
et, 

PA 
, st

res
sful

 sit
uati

ons
, 

def
inin

g s
hor

t-t
erm

 tar
get

s


Firs
t m

ont
h: 4

ses
sion

s


Sec
ond

 mo
nth

: 2s
ess

ions


Thi
rd 

to s
eve

nth
 mo

nth
: 7s

ess
ions


Ten

th t
o e

ight
een

th m
ont

h: 3
ses

sion
s


Int

erv
ent

ion
: 1

8 m
on 

/ fo
llow

 up
: -


Cha

ngin
g d

iet 
and

 PA
Bio

che
mic

al f
acto

r 
ass

ess
men

t


 De

cre
ase

 in
 fa

t m
ass

, 
red

uce
d S

BP
, D

BP
 w

ere
 

obs
erv

ed 
in 

EG
 af

ter
 

18m
ont

hs 
foll

ow
-u

p

Do
ng 

et 
al.

(20
16)

280
(14

1/1
39)

NA
FL

D/
Int

erv
ent

ion
ist:

2 P
hys

icia
n

Life
sty

le I
nte

rve
ntio

n*


Cou

nse
ling

 on
 die

t an
d e

xer
cise

 via
 a p

hon
e ca

ll


10m
inut

es/1
ses

sion
/3m

ont
hs


Int

erv
ent

ion
: 2

 yr
 / 

foll
ow

 up
: -


Ann

ual 
che

ck-
up

Phy
sica

l fa
ctor

 
ass

ess
men

t, B
ioc-

 
hem

ical
 fac

tor 
ass

ess
men

t


He

pat
ic 

ste
ato

sis
 gr

ade
 

wa
s s

ign
ific

ant
ly 

red
uce

d 
and

 th
e n

um
ber

 of
 gr

ade
 

1 s
tea

tos
is 

pat
ien

ts 
inc

rea
sed

 in
 EG

Du
sek

 
et 

al.
(20

08)

122 (61
/61

)
Old

er 
wit

h 
sys

toli
c 

hyp
ert

ens
ion

/
Int

erv
ent

ion
ist:

Th
era

pis
t

Rel
axa

tion
 Re

spo
nse

(RR
)*


Ind

ivid
ual 

trai
ning

, he
alth

-ed
uca

tion
 au

diot
ape

 
ses

sion
s: f

irst
 8w

eek
s, w

eek
ly 

ses
sio

ns 
60m

inu
tes

 se
ssi

ons


Int
rod

uct
ion

 of
 RR

 an
d p

atie
nts

 
app

lica
tion

, h
eal

th 
edu

cat
ion

 ab
out

 
car

dia
c ri

sk 
fact

ors
, st

res
s a

nd 
hyp

erte
nsio

n, 
and

 mi
nd/b

ody
 ap

pro
ach

es 
for 

cop
ing 

wit
h 

stre
ss: 

wee
kly 

60m
inut

es 
ses

sion
s

Life
sty

le m
odif

icat
ion


Ind

ivid
ual  

tra
inin

g, 
hea

lth-
edu

cat
ion

 
aud

iota
pe 

ses
sio

ns


Wr
itte

n a
nd 

ver
bal

 
info

rm
atio

n a
bou

t 
the

 st
res

s 
res

pon
se 

and
 its

 
imp

act 
on 

hea
lth

Phy
sica

l fa
ctor

 
ass

ess
men

t


Sys

toli
c b

loo
d p

res
sur

e 
wa

s s
ign

ific
ant

ly 
red

uce
d 

in 
bot

h t
he 

EG
 an

d C
G, 

but
 th

ere
 w

as 
no 

sig
nifi

can
t d

iffe
ren

ce 
bet

we
en 

the
 tw

o g
rou

ps

* : In
divi

dua
l Se

ssio
n, † : G

rou
p S

ess
ion;

 CG
: C

ont
rol 

Gro
up; 

CRP
: C

-re
acti

ve 
pro

tein
; D

BP:
 Di

asto
lic 

Blo
od 

Pre
ssu

re; 
EG:

 Ex
per

ime
ntal

 Gr
oup

; S
BP:

 Sy
stol

ic B
lood

 Pr
ess

ure

20
  
  
  
Th

er
ap

eu
ti
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Ta
bl

e 
3.

 M
et

ab
ol

ic 
Sy

nd
ro

m
e 

Re
la

tiv
e 

Di
se

as
e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c
on

tin
ue

)  
   

   
   

   
   

   
   

   
   

   
   

   
   

   
   

   
   

   
   

   
   

   
   

   
   

  (
N=

10
)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Du
sek

 
et 

al.
(20

08)
(co

ntin
ue)


Lis

ten
 to 

sam
e R

R a
udi

ota
pe:

 20
min

ute
s d

aily


Int
erv

ent
ion

: 1
6~

20 
wk

 / 
foll

ow
 up

: -

Rej
esk

i
et 

al.
(20

14)

499
8

(25
08/

249
0)

Typ
e 2

 
diab

ete
s m

ellit
us/

Int
erv

ent
ion

ist:
Lif

est
yle

 
cou

nse
lor

ILI*†

(Re
fer

 to
 Be

lalc
aza

r e
t a

l.)


Int

erv
ent

ion
: 4

 yr
 / 

foll
ow

 up
: 4

yr

DS
E

(Re
fer

 to
 

Bel
alc

aza
r e

t a
l.)

SF-
36,

 
Paf

feab
ard

er 
que

stio
nna

ire(
PQ)


Av

era
ge 

we
igh

t lo
ss 

acr
oss

 
the

 8-
yea

rs 
per

iod
 w

as 
gre

ate
r in

 IL
I t

han
 DS

E.


EG
 ha

d h
igh

er 
me

an 
ene

rgy
 

exp
end

itur
e m

eas
ure

d b
y 

PQ
 th

an 
DS

E.

Th
e L

ook
 

AH
EA

D 
Res

ear
ch 

Gro
up

(20
13)

514
5

(25
70/

257
5)

Typ
e 2

 
diab

ete
s m

ellit
us/

Int
erv

ent
ion

ist:
He

alth
 ca

re 
pro

vid
er

ILI*†

(Re
fer

 to
 Be

lalc
aza

r e
t a

l.)


Int

erv
ent

ion
: 4

 yr
 / 

foll
ow

 up
: 4

 yr

DS
E

(Re
fer

 to
 

Bel
alc

aza
r e

t a
l.)

Inte
rvie

w a
nnu

al 
visi

ts t
o la

bor
ator

y &
 

tele
pho

ne 
call

s e
ver

y 6
 

mon
ths


The

re 
was

 no
 sig

nifi
can

t 
diff

ere
nce

 be
twe

en 
two

 gr
oup

.


ILI
 di

d n
ot 

red
uce

 th
e r

isk
 

of 
car

dio
vas

cul
ar 

mo
rbi

dity
 

or 
mo

rta
lity

, a
s c

om
par

ed 
wit

h D
SE

.

Sol
om

on
et 

al.
(20

13)

20
(10

/10
)

Ob
esi

ty/
Int

erv
ent

ion
ist:

No
t m

ent
ion

ed

LoG
IX 

/ ex
erc

ise 
wei

ght
-lo

ss 
inte

rve
ntio

n*


Aer

obic
 int

erv
ent

ion(
60m

ins/
1se

ssio
ns, 

   
   

   
  
  

5tim
es/w

k)


Low
 Gl

yce
mic

 die
t pl

an(
dair

y)

HiG
IX 

/ ex
erc

ise 
wei

ght
-lo

ss 
inte

rve
ntio

n


Aer
obic

 ex
erc

ise

Bio
che

mic
al f

acto
r 

Ass
ess

men
t


Th

ere
 w

as 
no 

sig
nifi

can
t 

diff
ere

nce
 be

twe
en 

two
 

gro
up.

* : I
ndiv

idua
l Se

ssio
n, † : G

rou
p S

ess
ion;

 CG
: C

ont
rol 

Gro
up; 

CRP
: C

-re
acti

ve 
pro

tein
; D

SE:
 Di

abe
tes 

Sup
por

t an
d E

duc
atio

n; E
G: 

Exp
erim

ent
al G

rou
p;  

HiG
IX: 

Hig
h G

lyce
mic

 Di
et; 

ILI:
 Int

ens
ive 

Life
sty

le I
nte

rve
ntio

n;  
LoG

IX: 
Low

 Gl
yce

mic
 Di

et; 
SF-

36:
 the

 36
 ite

m S
hor

t F
orm

 He
alth

 su
rve

y
 T

he
ra

pe
ut

i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21



Ta
bl

e 
3.

 M
et

ab
ol

ic 
Sy

nd
ro

m
e 

Re
la

tiv
e 

Di
se

as
e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c
on

tin
ue

)  
   

   
   

   
   

   
   

   
   

   
   

   
   

   
   

   
   

   
   

   
   

   
   

   
   

   
 (N

=1
0)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Sol
om

on
et 

al. 
(co

ntin
ue)


inte

rve
ntio

n: 
3 m

on 
/ fo

llow
 up

: -


Hig
h G

lyce
mic

 die
t 

plan


EG
 sh

ow
ed 

sig
nifi

can
t c

han
ge 

in 
EE

 an
d C

ox 
aft

er 
inte

rve
ntio

n.

Tre
nto

 
et 

al.
(20

10)

815
(42

0/3
75)

typ
e 2

 
dia

bet
es/

Int
erv

ent
ion

ist:
2 p

rof
ess

ion
s 

(Ph
ysi

cian
, 

nur
se, 

nut
riti

on)
 

per
 1 

gro
up

Gro
up 

Car
e*†


Gro

up 
Edu

cat
ion

(th
em

es 
rel

ate
d 

ove
rwe

igh
t, f

ood
 an

d m
eal

, p
hys

ica
l 

exe
rcis

e, 
pre

ven
ting

 co
mp

lica
tion

s e
tc.)


1st

~2
nd 

yr:
 4G

S/y
r


3rd

~4
th 

yr:
 7G

S/y
r(in

clu
din

g m
ore

 
in-

dep
th 

dis
cus

sio
ns 

tha
n 1

st~
2nd

 yr
)


1 h

r/s
ess

ion


inte
rve

ntio
n: 

4 y
r /

 fo
llow

 up
: -

Ind
ivid

ual
 Ca

re


one
-to

-o
ne 

edu
cat

ion
al 

rei
nfo

rce
me

nt 
in 

eve
ry 

3 m
ont

hs 
or 

wh
en 

nee
ded

Phy
sica

l fa
ctor

s, 
Bio

che
mic

al f
acto

rs, 
Hea

lth 
Beh

avio
r 

Que
stio

nna
ire


EG

 sh
ow

ed 
low

er 
fas

ting
 

gly
cem

ia, 
trig

lyc
eri

des
, s

yst
olic

 
blo

od 
pre

ssu
re,

 di
ast

olic
 bl

ood
 

pre
ssu

re,
 bo

dy 
we

igh
t, B

MI
, 

and
 cr

eat
inin

e c
om

par
ed 

to 
CG

( p<
.00

1)


EG
 sh

ow
ed 

low
er 

tot
al 

cho
les

ter
ol 

com
par

ed 
to 

CG
(p<

.05
)

Zha
ng 

et 
al.

(20
16)

514
5

(25
75/

257
0)

typ
e 2

 
dia

bet
es/

Int
erv

ent
ion

ist:
No

t m
ent

ion
ed

ILI
*†

(Re
fer

 to
 Be

lalc
aza

r e
t a

l.)


inte

rve
ntio

n: 
1 y

r /
 fo

llow
 up

: 8
 yr

s

DS
E

(Re
fer

 to
 Be

lalc
aza

r 
et 

al.)

Fee
ling

 
The

rmo
met

er
, H

UI2
, H

UI3
, 

SF-
6D


EG

 sh
ow

ed 
sig

nifi
can

tly
 

gre
ate

r m
ean

 pr
efe

ren
ce 

sco
re 

for
 Fe

elin
g T

her
mo

me
ter

, 
HU

I2,
 H

UI3
, a

nd 
SF

-6
D 

com
par

ed 
to 

CG


EG
 sh

ow
ed 

hig
her

 sc
ore

 fo
r 

Fee
ling

 T
her

mo
me

ter
 an

d 
SF

-6
D c

om
par

ed 
to 

CG
 at

 
foll

ow
 up

( p<
.00

1)
* : In

divi
dua

l Se
ssio

n, † : Gr
oup

 Se
ssio

n; C
G: C

ont
rol 

Gro
up; 

Cox
: Ca

rbo
hyd

rate
 Ox

idat
ion;

 DS
E: D

iabe
tes 

Sup
por

t an
d E

duc
atio

n; E
E: E

ner
gy 

Exp
end

itur
e; E

G: E
xpe

rim
ent

al G
rou

p; H
UI2

: 
Hea

lth 
Util

itie
s In

dex
 Ma

rk 
2; H

UI3
: H

ealt
h U

tilit
ies 

Ind
ex 

Mar
k 3

; IL
I: I

nte
nsiv

e L
ifes

tyle
 Int

erv
ent

ion

22
  
  
  
Th

er
ap

eu
ti
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Ta
bl

e 
4.

 M
ob

ili
ty

 D
ef

ic
it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  
   

   
   

   
   

   
   

   
   

   
   

   
   

   
   

   
   

   
   

   
   

   
   

   
   

   
   

   
   

   
   

   
   

   
   

   
   

   
   

   
   

   
   

   
   

 (N
=3

)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Ip et 
al.

(20
12)

424
(21

3/2
11)

Mo
bili

ty 
lim

itat
ion

/
Int

erv
ent

ion
ist:

Tra
ined

inte
rve

ntio
n 

staf
f

PA 
inte

rve
ntio

n*†


Aer

obic
(w

alk
ing)

, st
ren

gth
, ba

lanc
e, a

nd 
flex

ibili
ty 

exe
rcis

es


1st
~8

th 
wk

: 3
 se

ssi
ons

/wk


9th
~ 

: 5
 se

ssi
ons

/wk


40~
60 

min
/se

ssi
on


inte

rve
ntio

n: 
1 y

r /
 fo

llow
 up

: 2
 yr

s

Suc
ces

sful
 ag

ing


wor
ksh

ops
 on

 a 
var

iety
 

of h
ealt

h to
pics


Upp

er 
ext

rem
ity 

stre
tch

ing
 ex

erc
ise

400
M w

alk 
test

, 
SPP

B, 
Dyn

amo
met

er


Sug

ges
ting

 th
at 

PA
 ca

n 
slo

w 
dow

n p
hys

ica
l 

fun
ctio

n d
ete

rio
rat

ion
 an

d 
res

tor
e l

ow
 fu

nct
ion

al 
sta

tus
.

Ma
rsh

 
et 

al.
(20

16)

163
5

(81
8/8

17)
mo

bili
ty 

lim
itat

ion
/

Int
erv

ent
ion

ist:
No

t m
ent

ion
ed

PA
*


Mo

der
ate

 in
ten

sity
 ph

ysi
cal

 ac
tivi

ties
 

(ae
rob

ic, 
str

eng
th, 

bal
anc

e, 
and

 fle
xib

ility
)


5~

6 s
ess

ion
s/w

k(2
 ce

nte
r-

bas
ed,

 3~
4 

hom
e-

bas
ed 

act
ivit

y)


55~
70 

min
/se

ssi
on


inte

rve
ntio

n: 
2.6

 yr
 / 

foll
ow

 up
: -

HE


Edu
cat

ion
al 

wo
rks

hop
s


Up

per
 ex

tre
mit

y 
str

etc
hin

g e
xer

cis
e

self
 rep

orte
d a

ll c
aus

e 
inpa

tien
t 

hos
pita

liza
tion

s


No

 si
gni

fica
nt 

diff
ere

nce
 

of 
hos

pita
liza

tion
 ra

te 
wa

s f
oun

d b
etw

een
 EG

 
and

 CG

Rej
esk

i
et 

al.
(20

09)

106 (55
/51

)
mo

bili
ty 

lim
itat

ion
/

Int
erv

ent
ion

ist:
No

t m
ent

ion
ed

PA
*†


Com

bin
atio

n o
f a

ero
bic

, s
tre

ngt
h, 

bal
anc

e, 
and

 fle
xib

ilit
y e

xer
cis

e


1st
~8

th 
wk

: 3
 se

ssi
ons

/wk


9th
~ 

: 5
 se

ssi
ons

/wk


40~
60 

min
/se

ssi
on


inte

rve
ntio

n: 
1 y

r /
 fo

llow
 up

: 2
 yr

s

SA


He
alth

 
Edu

cat
ion

(nu
trit

ion
, 

me
dic

atio
n, 

foo
t c

are
 

etc
.)


Upp

er 
ext

rem
ity 

stre
tch

ing
 ex

erc
ise

400
M w

alk 
test

,
SPP

B, 
CHA

MP
S P

A 
que

stio
nna

ire


EG

 di
d m

ode
rat

e e
xer

cis
e 

mo
re 

tha
n C

G a
t f

ollo
w 

up(
p=

.04
2)


EG

 te
nde

d t
o h

ave
 

imp
rov

ed 
SP

PB
 

sco
res

(p=
.05

2) 
and

 
fas

ter
 40

0M
 w

alk
 

spe
ed(

p=
.12

5) 
tha

n C
G 

at 
foll

ow
 up

 * : In
divi

dua
l Se

ssio
n, † : G

rou
p S

ess
ion;

 CG
: Co

ntro
l Gr

oup
; EG

: Ex
per

ime
ntal

 Gr
oup

; GS
: Gr

oup
 Se

ssio
n; H

E: H
ealt

h E
duc

atio
n; I

S: I
ndiv

idua
l Se

ssio
n; P

A:P
hys

ical
 Ac

tivi
ty; 

SA:
 Su

cce
ssfu

l 
Agi

ng; 
SPP

B: 
Sho

rt p
hys

ical
 pe

rfor
man

ce 
batt

ery
 T

he
ra

pe
ut

i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23



24
  
  
  
Th

er
ap

eu
ti
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Ta
bl

e 
5.

 G
en

er
al

 E
ld

er
ly 

wi
th

ou
t S

pe
ci

fic
 D

is
ea

se
s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  
   

   
   

   
   

   
   

   
   

   
   

   
   

   
   

   
   

   
   

   
   

   
   

   
   

   
   

   
   

  (
N=

3)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Lin
 

et 
al.

(20
14)

474
(24

0/2
34)

He
alth

y o
lde

r a
dul

ts/
Int

erv
ent

ion
ist:

Fie
ld 

hea
lth 

wo
rke

r

Life
sty

le P
rom

otio
n p

rog
ram

me*†


Hea

lth 
edu

cati
on(

1h/
1se

ssio
n, 8

tim
es)

 


Cou
nse

ling
(30

min
s/1s

ess
ion,

 2t
ime

s)


Gro
up-

bas
ed 

inte
ract

ive 
trai

ning
 

   
(1h

/1 s
ess

ion,
 6t

ime
s)


inte

rve
ntio

n: 
1 y

r /
 fo

llow
 up

: 2
 yr

Gen
era

l 
hea

lth 
edu

cati
on

Bio
che

mic
al &

 Ph
ysic

al f
acto

r 
Ass

ess
men

t, S
tand

ard
 

que
stio

nna
ire(

smo
king

, dr
ink 

ect)


Bot

h S
BP

 an
d D

BP
 ch

ang
e 

sig
nifi

can
tly

 on
ly 

in 
EG

.


Com
par

ed 
wit

h t
he 

CG
, B

MI
 

sig
nifi

can
tly

 de
cre

ase
d i

n 
EG

.

Cla
rk

 et
 al

.
(20

12)

460
(23

2/2
28)

eth
nic

ally
 di

ver
se 

old
er 

peo
ple

/
Int

erv
ent

ion
ist:

Occ
upa

tion
al 

the
rap

ist

Lif
est

yle
 re

des
ign

*†

No 
trea

tme
nt

SF-
36v

2, C
ERA

D, 
CES

-D
, W

AIS
, 

Life
 sa

tisf
acti

on–
Z,

Sca
leeR

evis
ed, 

Vis
ual 

sea
rch


Pos

itiv
e i

nte
rve

ntio
n e

ffe
ct 

wa
s f

oun
d f

or 
the

 LS
I-Z

 
(p<

.03
), 

CE
S-

D S
cal

e 
(p<

.03
) a

nd 
SF

-3
6v2

 
(p<

.02
~.0

4).


Edu

cat
ion


Dir

ect
 

exp
eri

enc
e


Pee

r e
xch

ang
e


Per

son
al 

exp
lor

ati
on


GS

: 2
h/1

ses
sio

n, 
24s

ess
ion

s


IS(
hom

e, 
com

mu
nity

): 
1h/

1se
ssi

on,
 

10s
ess

ion
s


inte

rve
ntio

n: 
6 m

on 
/ fo

llow
 up

: -

Mo
unt

ain
 

et 
al.

(20
17)

288
(14

5/1
43)

old
er 

adu
lts 

wit
h 

nor
ma

l c
ogn

itio
n/

Int
erv

ent
ion

ist:
Soc

ial 
car

e 
sta

ff(
Tra

ine
d b

y O
T)

Life
sty

le M
atte

r In
terv

ent
ion*†


Gro

up 
mee

ting
(1s

ess
ion/

wk)


Ind
ivid

ual 
ses

sion
(ex

. pr
acti

cing
 ne

w a
ctiv

ity;
 

1se
ssio

n/m
ont

hs)


inte
rve

ntio
n: 

4 m
on 

/ fo
llow

 up
: 2

 yr

Usu
al c

are
SF-

36,
 PH

Q, 
EQ-

5D,
GSE

, de
 Jo

ng 
Gie

rve
ld L

one
line

ss 
sca

le


Tw

o s
ubs

cal
es 

sco
res

(de
 

Jon
g G

ier
vel

d E
mo

tion
al 

Lon
elin

ess
, d

e J
ong

 Gi
erv

eld
 

Soc
ial 

Lon
elin

ess
) w

ere
 

sig
nifi

can
tly

 im
pro

ved
 at

 
24m

ont
hs 

onl
y i

n t
he 

EG
.

 * : In
divi

dua
l Se

ssio
n, † : Gr

oup
 Se

ssio
n; B

MI:
 Bo

dy 
Mas

s In
dex

; CE
RAD

-m
emo

ry: 
Con

sor
tium

 to 
Est

abli
sh a

 Re
gist

ry o
f A

lzhe
ime

r’s 
Dis

eas
e; C

ES-
D s

cale
: Ce

nte
r fo

r E
pide

mio
logi

cal 
Stu

dies
 

Dep
res

sion
 Sc

ale;
 DB

P: 
Dia

stol
ic B

lood
 Pr

ess
ure

; G
SE:

 Ge
ner

al S
elf-

Effi
cac

y s
cale

; S
BP:

 Sy
stol

ic B
lood

 Pr
ess

ure
; S

F-
36:

 the
 36

 ite
m S

hor
t F

orm
 He

alth
 su

rve
y; P

HQ
: P

atie
nt H

ealt
h 

Que
stio

nna
ire;

 W
AIS

: W
ech

sler
 ad

ult 
inte

llige
nce

 sc
ale



Ta
bl

e 
6.

 O
th

er
s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  
   

   
   

   
   

   
   

   
   

   
   

   
   

   
   

   
   

   
   

   
   

   
   

   
   

   
   

   
   

   
   

   
   

   
   

   
   

   
   

   
   

   
   

   
   

   
   

 (N
=4

)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Gil
ber

t e
t 

al. (20
16)

50
(25

/25
)

Me
n w

ith 
Pro

sta
te 

can
cer

/
Int

erv
ent

ion
ist:

Ex
erc

ise
 

phy
sio

log
ist

Ex
erc

ise
 T

rain
ing

 an
d D

ieta
ry 

Ad
vic

e*†


Ind

ivid
ual

 Ex
erc

ise
(m

ixt
ure

 of
 ae

rob
ic, 

res
ista

nce
, a

nd 
bal

anc
e e

xer
cis

e)(
3 s

ess
ion

s/w
k, 

1hr
/se

ssi
on)


Sm

all 
gro

up 
hea

lthy
 ea

ting
 se

min
ars

(bi
we

ekl
y, 

20 
min

/se
ssi

on)


inte
rve

ntio
n: 

12 
wk

 / 
foll

ow
 up

: 1
2 w

k

Us
ual

 ca
re


usu

al 
clin

ica
l 

pro
toc

ol 
in 

uro
log

y c
lini

c

Bio
che

mic
al &

 
Phy

sica
l fa

ctor
, 

God
in L

eisu
re 

Sco
re 

Ind
ex, 

Tre
adm

ill 
Tes

t, D
iet 

Dia
ry


EG

 sh
ow

ed 
inc

rea
sed

 
rel

ativ
e F

MD
 co

mp
are

d t
o 

CG
( p=

.00
4)


No

 m
ean

ing
ful 

diff
ere

nce
 

bet
we

en 
EG

 an
d C

G i
n 

GT
M-

me
dia

ted
 di

lata
tion

, 
SB

P a
nd 

DB
P o

r B
MI

 at
 

any
 tim

e p
oin

t


Ben
efit

 of
 in

ter
ven

tion
 w

as 
not

 m
ain

tain
ed 

at 
foll

ow
 up

Ma
tth

ew
s

et 
al.

(20
11)

422
(21

3/2
09)

old
er 

adu
lts 

wit
h 

dep
res

siv
e 

sym
pto

m/
Int

erv
ent

ion
ist:

No
t m

ent
ion

ed

Com
pre

hen
siv

e P
A 

inte
rve

ntio
n*†


Gro

up 
exe

rcis
e &

 in
div

idu
al 

exe
rcis

e 
(40

-6
0m

ins
/1s

ess
ion

, 3
tim

es/
wk

, fo
r 2

mo
nth

s)


Ho
me

-b
ase

d e
xer

cis
e (

40-
60m

ins
/1s

ess
ion

, 
2ti

me
s/w

k, 
4m

ont
hs)


Gro

up-
bas

ed 
beh

avi
ora

l c
oun

sel
ing

 
(1s

ess
ion

/wk
, 1

0w
eek

s)


Gro
up 

wa
lkin

g(1
50m

ins
/wk

, 6
mo

nth
s)


inte

rve
ntio

n: 
1 y

r /
 fo

llow
 up

: -

SA 
gro

up


Gro
up 

lect
ure

 
on 

hea
lth 

top
ics

(5~
10m

ins 
of 

U/E
X s

tret
chin

g 
exe

rcis
e a

t th
e e

nd 
of e

ach
 se

ssio
n)

CES
-D

, SP
PB


The

re 
wer

e n
o s

igni
fica

nt 
imp

rov
eme

nt i
n b

oth
 EG

.

 * : In
divi

dua
l Se

ssio
n, † : G

rou
p S

ess
ion,

 (†)
: se

lect
ivel

y a
ddit

iona
l G

rou
p S

ess
ion;

 BM
I: B

ody
 Ma

ss 
Ind

ex;
 CE

S-
D: 

20-
item

 ce
nte

r fo
r E

piol
emi

olog
ic S

tud
ies 

Dep
res

sion
 Sc

ale;
 CG

: 
Con

trol
 Gr

oup
; D

BP:
 Di

asto
lic 

Blo
od 

Pre
ssu

re; 
EG:

 Ex
per

ime
ntal

 Gr
oup

; F
MD

: fl
ow-

med
iate

d d
ilat

atio
n; P

A: 
Phy

sica
l A

ctiv
ity;

 GT
M: 

Gly
cer

yl T
rini

trat
e; S

A: 
Suc

ces
sful

 ag
ing;

 SB
P: 

sys
toli

c B
lood

 Pr
ess

ure
; S

PPB
: S

hor
t P

hys
ical

 Pe
rfor

man
ce 

Bat
tery

; U
/EX

: U
ppe

r e
xtre

mit
y 

 T
he

ra
pe

ut
i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25



Ta
bl

e 
6.

 O
th

er
s 

Gr
ou

p 
Re

se
ar

ch
 A

na
lys

is
 R

es
ul

t(c
on

tin
ue

)  
   

   
   

   
   

   
   

   
   

   
   

   
   

   
   

   
   

   
   

   
   

   
   

   
   

   
   

   
   

   
   

   
   

   
   

   
   

   
   

   
   

   
   

   
 (N

=4
)

Art
icle

(ye
ar)

Par
tici

pan
t

(Ex
p/C

trl)
Pra

ctit
ione

r

Inte
rve

ntio
n

Out
com

e m
eas

ure
Fin

ding
s

EG
CG

Opd
ena

ck
er 

et 
al.

(20
09)

120 (60
/60

)
old

er 
adu

lts 
wit

h s
ede

nta
ry 

life
sty

le/
Int

erv
ent

ion
ist:

2 i
nst

ruc
tor

s 
wh

o h
ad 

Kin
esi

olo
gy 

deg
ree

Ho
me

 Ba
sed

 Li
fes

tyl
e I

nte
rve

ntio
n*(†

)


Ind

ivid
ual

 ph
ysi

cal
 ac

tivi
ty 

pro
gra

m(
end

ura
nce

, s
tre

ngt
h, 

flex
ibil

ity
, 

bal
anc

e e
xer

cis
e)


Gro

up 
ses

sion
 to

 en
sur

e c
orr

ect
 

per
form

anc
e o

f e
xer

cise
(1~

2 s
ess

ion
/mo

n)


inte
rve

ntio
n: 

11 
mo

n /
 fo

llow
 up

: 2
3 

mo
n

Str
uct

ure
d E

xer
cis

e 
Int

erv
ent

ion


3 w
eek

ly 
ses

sio
ns 

of 
60~

90 
min

 in
 a 

fitn
ess

 ce
nte

r

Phy
sica

l fa
ctor

, PS
PP,

 
FPA

CQ,
 RT

3 T
riax

ial 
Res

ear
ch 

Tra
cke

r, R
ose

nbe
rg 

self
-E

stee
m S

cale


EG

 re
por

ted
 si

gni
fica

ntly
 

larg
er 

imp
rov

em
ent

 in
 

act
ive

 tr
ans

por
tat

ion
 an

d 
dai

ly 
ste

ps 
tha

n C
G a

t p
ost

 
tes

t a
nd 

foll
ow

 up
 


No

 si
gni

fica
nt 

diff
ere

nce
 of

 
oth

er 
var

iab
les

(ph
ysi

cal
 

con
diti

on,
  s

elf-
est

eem
, 

etc
.) 

wa
s f

oun
d b

etw
een

 
EG

 an
d C

G

Vrd
olja

k 
et 

al.
(20

14)

738
(37

1/3
67)

eld
erly

 w
ho 

hav
e 

car
dio

vas
cul

ar 
risk

 fa
cto

r/
Int

erv
ent

ion
ist:

Gen
era

l 
pra

ctit
ione

rs 

Inte
nsiv

e in
terv

ent
ion*


PA


Tai

lore
d h

ealt
hie

r h
abi

t c
oun

sel
ing

 ab
out

 
sm

oki
ng,

 al
coh

ol 
con

sum
ptio

n, 
diet


inte

rve
ntio

n: 
onc

e /
 fo

llow
 up

: 1
8 m

on

No
 tr

eat
me

nt
ACS

M/A
HA

 gu
idel

ines
,

Que
stio

nna
ire 

abo
ut S

mok
ing,

 
alco

hol,
 die

t, c
ons

ump
tion


Sig

nifi
can

t d
iffe

ren
ce 

wa
s 

fou
nd 

onl
y i

n d
iet 

aft
er 

18m
ont

hs 
foll

ow
-u

p

 * : In
divi

dua
l Se

ssio
n, † : Gr

oup
 Se

ssio
n, (†)

: se
lect

ivel
y a

ddit
iona

l Gr
oup

 Se
ssio

n; A
CSM

/AH
A: 

Am
eric

an C
olle

ge 
of S

por
ts M

edic
ine 

and
 the

 Am
eric

an H
ear

t A
sso

ciat
ion;

 CG
: Co

ntro
l Gr

oup
; 

EG:
 Ex

per
ime

ntal
 Gr

oup
; FM

D: f
low

-m
edia

ted
 dil

atat
ion;

 FP
ACQ

: Fl
emi

sh P
hys

ical
 Ac

tivi
ty C

omp
ute

rize
d Q

ues
tion

nair
e; P

A: 
Phy

sica
l Ac

tivi
ty; 

GT
M: 

Gly
cery

l Tr
init

rate
; PS

PP:
 Du

tch 
ver

sion
 

of t
he 

phy
sica

l se
lf-

per
cep

tion
 pr

ofil
e; 

26
  
  
  
Th

er
ap

eu
ti
c 

S
ci

en
ce

 f
or

 R
eh

ab
ili

ta
ti
on

 V
ol

. 
8
. 
N

o.
 2

. 
20

1
9.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8. No. 2. 2019.    27

References

Amini, D. A., Kannenberg, K., Bodison, S., Chang, P., Colaianni, 
D., Goodrich, B., & Lieberman, D. (2014).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 process 3rd edi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8, 1-48. 
doi:10.5014/ajot.2014.682006

Arbesman, M., Scheer, J., & Lieberman, D. (2008). Using 
AOTA's critically appraised topic (CAT) and critically 
appraised paper (CAP) series to link evidence to practice. 
OT Practice, 13(5), 18.

Bamrotia, J. B., Patel, D. K., & Joshi, A. N. (2017). Evaluation 
of respiratory function in physically active elderly males 
in comparison to males having sedentary lifestyle. National 
Journal of Physiology, Pharmacy and Pharmacology, 7(1), 
108.

Belalcazar, L. M., Papandonatos, G. D., Erar, B., Peter, I., 
Alkofide, H., Balasubramanyam, A., ... McCaffery, J. M. 
(2015). Lifestyle intervention for weight loss and 
cardiometabolic changes in the setting of glucokinase 
regulatory protein (GCKR) inhibition: GCKR-Leu446Pro 
variant in Look AHEAD. Circulation: Genomic and Precision 
Medicine, CIRCGENETICS-115.

Cezaretto, A., Barros, C. R. D., Almeida-Pititto, B. D., 
Siqueira-Catania, A., Monfort-Pires, M., Folchetti, L. G. 
D., & Ferreira, S. R. G. (2017). Lifestyle intervention using 
the psychoeducational approach is associated with greater 
cardiometabolic benefits and retention of individuals with 
worse health status. Archive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61(1), 36-44.

Chung, J., Lee, M., & Kim, M. (2010). A study o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health-related habits and nutrients 
intake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life in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5(4), 445-459.

Clark, F., Jackson, J., Carlson, M., Chou, C. P., Cherry, B. J., 
Jordan-Marsh, M., ... Wilcox, R. R. (2012). Effectiveness 
of a lifestyle intervention in promoting the well-being of 
independently living older people: Results of the well elderly 
2 randomis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6(9), 782-790.
de Morton, N. A. (2009). The PEDro scale is a valid measure 

of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clinical trials: A demographic 
study. Australian Journal of Physiotherapy, 55(2), 129-133.

Dong, F., Zhang, Y., Huang, Y., Wang, Y., Zhang, G., Hu, X., 
... Bao, Z. (2016). Long-term lifestyle interventions in 
middle-aged and elderly men with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cientific Reports, 
6, 36783. doi:10.1038/srep36783

Dorans, K. S., Mostofsky, E., Levitan, E. B., Hakansson, N., 
Wolk, A., & Mittleman, M. A. (2015). Alcohol and incident 
heart failure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men: The 
cohort of Swedish men. Circulation: Heart Failure, 
CIRCHEARTFAILURE-114.

Dusek, J. A., Hibberd, P. L., Buczynski, B., Chang, B. H., Dusek, 
K. C., Johnston, J. M., ... Zusman, R. M. (2008). Stress 
management versus lifestyle modification on systolic 
hypertension and medication elimination: A randomized trial.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14(2), 129-138. doi:10.1089/acm.2007.0623

Gilbert, S. E., Tew, G. A., Fairhurst, C., Bourke, L., Saxton, 
J. M., Winter, E. M., & Rosario, D. J. (2016). Effects of 
a lifestyle intervention on endothelial function in men on 
long-term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for prostate cancer. 
British Journal of Cancer, 114(4), 401-408. doi:10.103 
8/bjc.2015.479

Ip, E. H., Church, T., Marshall, S. A., Zhang, Q., Marsh, A. 
P., Guralnik, J., ...  LIFE-P Study Investigators. (2012). 
Physical activity increases gains in and prevents loss of 
physical function: Results from the lifestyle interventions 
and independence for elders pilot stud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med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68(4), 426-432. doi:10.1093/gerona/gls186

Kang, J. K. (2003). Concept of lifestyle-related disease.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65(1), 121-125.

Kim, D. J. (2012). Social difference of the aged people who 
live alone and alternative welfare solution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7, 217-239.

Kim, M. H. (2013). Characteristics of nutrient intake according 



28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8. No. 2. 2019.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elderly-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26(3), 
515-525. doi:10.9799/ksfan.2013.26.3.515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2017). 
Statistical material of Occupational Therapy. Retrieved from 
https://www.kaot.org/start.aspp

Liberati, A., Altman, D. G., Tetzlaff, J., Mulrow, C., Gøtzsche, 
P. C., Ioannidis, J. P., ... Moher, D. (2009). The PRISMA 
statement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es of studies that evaluate health care interventions: 
Explanation and elaboration. PLOS Medicine, 6(7), 
e1000100. doi:10.1371/journal.pmed.1000100

Lin, A., Zhang, G., Liu, Z., Gu, J., Chen, W., & Luo, F. (2014). 
Community-based lifestyle intervention for reducing blood 
pressure and glucose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China: A Pilo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11), 
11645-11663. doi:10.3390/ijerph111111645

Look AHEAD Research Group. (2013). Cardiovascular effects 
of intensive lifestyle intervention in type 2 diabet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9(2), 145-154. 
doi:10.1056/NEJMoa1212914

Maher, C. G., Sherrington, C., Herbert, R. D., Moseley, A. M., 
& Elkins, M. (2003). Reliability of the PEDro scale for rating 
qualit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hysical Therapy, 
83(8), 713-721.

Marsh, A. P., Applegate, W. B., Guralnik, J. M., Jack Rejeski, 
W., Church, T. S., Fielding, R. A., ... McDermott, M. M. 
(2016). Hospitalizations during a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in older adults at risk of mobility disability: 
Analyses from the lifestyle interventions and independence 
for elders randomized clinical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4(5), 933-943. doi:10.1111/jgs.14114

Matthews, M. M., Hsu, F. C., Walkup, M. P., Barry, L. C., Patel, 
K. V., & Blair, S. N. (2011). Depressive symptoms and 
physical performance in the lifestyle interventions and 
independence for elders pilo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9(3), 495-500. doi:10.1111/j.1532- 

5415.2011.03319.x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2017 an investigation 

report of elderly people. Retrieved from http://www. 
mohw.go.kr

Mons, U., Muezzinler, A., Gellert, C., Schottker, B., Abnet, C. 
C., Bobak, M., ... Kromhout, D. (2015). Impact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on cardiovascular events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Meta-analysis of individual 
participant data from prospective cohort studies of the 
CHANCES consortium. British Medical Journal, 350, h1551.

Mountain, G., Windle, G., Hind, D., Walters, S., Keertharuth, 
A., Chatters, R., ...  Chater, T. (2017). A preventative 
lifestyle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lifestyle matters):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Age and Ageing, 46(4), 
627-634.

Opdenacker, J., Delecluse, C., & Boen, F. (2009). The 
longitudinal effects of a lifestyle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and a structured exercise intervention on 
physical self-perceptions and self-esteem in older adult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1(6), 743-760.

Peralta-Catipon, T., & Hwang, J. E. (2011). Personal factors 
predictive of health-related lifestyles of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5(3), 329-337. doi:10.5014/ajot.2011.000505

Rejeski, W. J., Bray, G. A., Chen, S. H., Clark, J. M., Evans, 
M., Hill, J. O., ... Look AHEAD Research Group. (2014). 
Aging and physical function in type 2 diabetes: 8 years of 
an intensive lifestyle interventio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med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70(3), 
345-353.

Rejeski, W. J., Marsh, A. P., Chmelo, E., Prescott, A. J., 
Dobrosielski, M., Walkup, M. P., ... Kritchevsky, S. (2009). 
The lifestyle interventions and independence for elders pilot 
(LIFE-P): 2-year follow-up.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med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64(4), 
462-467. doi:10.1093/gerona/gln041

Solomon, T. P., Haus, J. M., Cook, M. A., Flask, C. A., & Kirwan, 
J. P. (2013). A low‐glycemic diet lifestyle intervention 
improves fat utilization during exercise in older obese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8. No. 2. 2019.    29

humans. Obesity, 21(11), 2272-2278.
Statistics Korea. (2016).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elderly.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Statistics Korea. (2017). Life expectancy at birth & 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Statistics Korea. (2018). A population by age.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wn search/search.jsp
Stoutenberg, M., Stanzilis, K., & Falcon, A. (2015). Translation 

of lifestyle modification programs focused on physical 
activity and dietary habits delivered in community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2(3), 
312-327. doi:10.1007/s12529-014 -9438-y

Trento, M., Gamba, S., Gentile, L., Grassi, G., Miselli, V., 
Morone, G., ... Cavallo, F. (2010). Rethink Organization to 
iMprove Education and Outcomes (ROMEO): A multicenter 
randomized trial of lifestyle intervention by group care to 
manage type 2 diabetes. Diabetes Care, 33(4), 745-747. 
doi:10.2337/dc09- 2024

Vrdoljak, D., Marković, B. B., Puljak, L., Lalić, D. I., Kranjčević, 
K., & Vučak, J. (2014). Lifestyle intervention in general 
practice for physical activity,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diet in elderl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8(1), 160-169. doi: 
10.1016/j.archger.2013.08.007

Zhang, P., Hire, D., Espeland, M. A., Knowler, W. C., Thomas, 
S., Tsai, A. G., ... Look AHEAD Research Group. (2016). 
Impact of intensive lifestyle intervention on preference‐
based quality of life in type 2 diabetes: Results from the 
Look AHEAD trial. Obesity, 24(4), 856-864.

Ziv, A., Vogel, O., Keret, D., Pintov, S., Bodenstein, E., 
Wolkomir, K., ... Efrati, S. (2013). Comprehensive Approach 
to Lower Blood Pressure (CALM-BP):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multifactorial lifestyle intervention. 
Journal of Human Hypertension, 27(10), 594. doi:10. 
1038/jhh.2013.29



30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8. No. 2. 2019.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Lifestyle Interventions for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Won, Kyung-A*, B.H.Sc., O.T., Shin, Yun Chan*, B.H.Sc., O.T., 

Park, Sangmi**, B.H.Sc., O.T., Han, Areum***, Ph.D., O.T., Park, Ji-Hyuk***,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Joint(MS & Ph.D) Cours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ormat and effects of lifestyle intervention 

provided to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This systematic review was written following the 
PRISMA guideline.

Methods : The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NDSL), RISS, PubMed, and CINAHL were used to 
search for articles published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17. In total, 20 article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and the risk of bias was screened through the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Scale. Lifestyle interventions in the articl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isease of the 
participants.

Results : Major contents of the lifestyle interventions were increased physical activity like moderately 
intensive exercise and education or training to help participants have a healthy diet. Of the 20 
articles, 17 included more than 2 types of contents. Examining biochemical factors was the most 
common measurement among the multifaceted measurements used to assess the effects of lifestyle 
interventions. The results of the lifestyle interventions described in each article did not indicate 
congruent effects. 14 of the 20 articles reported the lifestyle interventions had significant effect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help practitioners select the contents of and provide 
lifestyle interventions to older adults. Further study on the various applications of lifestyle 
interventions in a community setting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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