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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기존에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청소년 대상 적합성을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국내 중⋅고등학생 436명을 대상으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내적 일관성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와 스피어만-브라운(Spearman-Brown) 
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동시타당도 분석은 한국청소년 신체활동 설문지(KYPAQ), 한글판 아동⋅청소년 
참여 척도(CASP), 청소년을 위한 영양지수(NQ-A)와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신뢰도의 경우,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문항 전체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 
.811, Spearman-Brown 계수 = .77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타당도의 경우 신체활동(r = .555, 
p < .01), 활동참여(r = .177, p < .01), 식습관(r = .633, p < .05)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연관성 척도들과의 일관된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을 분석하여 신체활동, 활동참여, 식습관 
영역에서 높은 신뢰도와 유의미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YLP는 청소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평가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건강, 라이프스타일,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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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의 가장 빠른 단계 중 하나이

며, 건강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로 인식된

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WHO에서 정의

한 10~19세의 청소년은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형

성하기 시작하는 연령층으로, 이때 형성된 라이프스타

일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된다(WHO, 2024a). 특히, 

청소년기의 과체중과 비만은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

뇨병을 포함하여 성인기의 건강 상태 악화와 관련이 

있다(Diabetes, 2022). 따라서, 만성질환과 동반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

다(WHO, 2018, 2024b). 

라이프스타일이란, 질환에 걸리거나 조기사망 위험

을 낮추는 생활방식이자 사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삶

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WHO, 2005). 또

한, 단지 질환이나 사망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

다(WHO, 1999).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신체활동, 식습

관, 활동참여, 흡연, 음주 등 다면적 측면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업치료에서도 작업치료 실행체계-4

판(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4th 

edition: OTPF-4)을 통해 개인적 요인에 건강관리

(health management)가 추가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20).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청소년기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

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중재 및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려면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WHO, 2013).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Park, Yoo et al., 2021). 건

강 증진을 위해 활동과 작업을 통해 각 개인의 삶에 

참여시킴으로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계획하는 것

이 제안되고 있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8). 개인의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라이프스타일 평가도구가 필

요하다(Park et al., 2019).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Adolescent Health Promotion Scale (AHPS), Adolescent 

Lifestyle Profile (ALP), Adolescent Lifestyle Questionnaire 

(ALQ),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Scale (HPLP) 

등이 있다(Chen et al., 2003; Gillis, 1997; Hendricks 

et al., 2006; Walker et al., 1990). 이처럼 국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 요

인으로 알려진 신체활동, 식습관, 활동참여를 포괄적으

로 측정하는 평가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는 

도구가 없는 실정이며(Kim & Park, 2022),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라이

프스타일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된 평가도구 중 다면적인 라이프스타

일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

일(Yonsei Lifestyle Profile: YLP)이 있다(Park & Park, 

2020).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은 신체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식습관을 포함한 세 영역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Cronbach’s α

는 .8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7로 높은 신뢰도가 확

인된 평가도구이다(Park, Park & Han, 2021). 그러나, 

개발 당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청

소년을 위한 평가도구로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는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이 청소년 대상 라이프스

타일 평가도구로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인과 청소년의 라이프스

타일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

구는 청소년기의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다면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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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는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함으로

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건강 증진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는 국내 전국 남⋅여 청소년 436명(중학생 

212명, 고등학생 224명)이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설

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당시 COVID-19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

으며, 사람 간 감염에 대해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

문 온라인 조사 회사(엠브레인, www.embrain.com)에

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시작 전 안내 화면에 본 연

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

되었다.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대상자가 원치 않

을 시에는 언제든 설문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

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관리번호: 1041849-202110-SB- 

174-01)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1) 선정기준

(1) 2003~2008년에 출생한 자

(2)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에 어려움이 없는 자

(4)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1)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2)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자

2. 연구 도구

1)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onsei Lifestyle 

Profile: YLP)

성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

며 하위항목은 신체활동, 식습관, 활동참여 구성되어 

있다. 자가보고식 평가도구로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Park, Park & Han, 2021). 라이프스타일을 

다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각 하위항목의 수행도, 

빈도, 만족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도와 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Yang & Park, 2021). 전체 항

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3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7이다(Park, Hong & Park, 2021).

2) 한국청소년 신체활동 설문지(Korean Youth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KYPAQ)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 

신체활동설문지(KYPAQ)를 사용하였다(Hong et al., 

2006).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강도 운동, 중등도 운동, 근력 운동, 좌식생

활, 걷기 운동, 체육시간을 포함한 6가지 요인을 측정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 등(2006)에 따르면, 기준 타당도(Spearman의 상

관분석 및 Kappa 분석)는 .32였으며, 신뢰도(Rho 계수)

는 .4 이상으로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음을 증명

하였다.

3) 한글판 아동⋅청소년 참여 척도(The Child and 

Adolescent Scale of Participation: CASP)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글판 아동⋅

청소년 참여 척도(CASP)를 사용하였다(Kim et al., 2019). 

CASP는 Bedell (2009)에 의해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6~18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가 설문 및 부모 

보고 설문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글판 CASP는 가정 참

여(6문항), 이웃과 지역사회 참여(4문항), 학교 참여(5문

항), 가정 및 지역사회 활동(5문항)의 하위 범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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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한글판 

CASP의 Cronbach’s α 값은 .979이며, CVI (content 

validity index) 값은 .94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19).

4) 청소년을 위한 영양지수(The 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 NQ-A)

청소년의 식습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영양지수(NQ-A)를 사용하였다(Kim et al., 2017). NQ-A

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가 설문 방식으로 진행

된다. 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을 포함하여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

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등(2017)

에 따르면, 구성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FI = .843, Adjusted GFI = .797, RMR = .003, SRMR = 

.073, p < .05).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원자료를 분석하였

다. SPSS 27.0 (SPSS 27.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

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α)와 스피어만-브라운 

계수(Spearman-Brown)를 이용하여 문항 내적 일관성

을 구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평가도구 내의 항목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동일한 개념이나 구성요소를 측정하

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Lee et al., 2020), Cronbach’s 

α 값과 Spearman-Brown 계수값이 .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간주한다(Nunnally, 1978). 마지막으

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동시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동시타당도는 한 평가도구의 측정 결과가 이미 

검증된 다른 도구의 측정 결과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를 평가하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동시타당도

를 평가할 수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436명으로, 중학생 212명(48.62%), 

고등학생 224명(51.38%)이었다. 성별 분포는 중학생 

중 여학생은 112명(52.83%), 남학생은 100명(47.17%)

이었고, 고등학생 중 여학생은 117명(52.23%), 남학생

은 107명(47.77%)이었다. 나이 분포는 중학생의 경우 

15세(165명, 77.83%), 16세(41명, 19.34%), 14세(6명, 

2.83%)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18세(115명, 51.34%), 

17세(79명, 35.27%), 16세(30명, 13.39%) 순이었다. 학

년의 경우 중학생은 1학년 4명(1.89%), 2학년 91명

(42.92%), 3학년이 117명(55.19%)이었으며, 고등학생

은 1학년 70명(31.25%), 2학년 84명(37.50%), 3학년 70

명(31.25%)이었다. 재학 상태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대부분이 재학 중이었다(중학생: 207명, 97.64% / 

고등학생: 217명, 96.87%) (Table 1).

2. 청소년을 위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청소년을 위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와 Spearman- 

Brow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2). 

신체활동 영역의 경우 세 가지 하위항목(수행도, 빈

도, 만족도)에 대해 Cronbach’s α 값이 각각 .740, .778, 

.739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체활동 영역의 내적 일관성

이 비교적 높음을 나타내며, 문항들이 일관된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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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영역의 경우 세 가지 하위항목(수행도, 빈

도, 만족도)에 대해 Cronbach’s α 값이 각각 .444, .433, 

.382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내적 일관성

을 보였다. 이는 활동 참여 영역 문항 사이에 일관된 

경향이 낮음을 의미한다. 

식습관 영역의 경우 한 가지의 하위항목(빈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값이 .853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식습관 영역의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음을 

Characteristics
Middle school student

[n = 212 (%)]

High school student

[n = 224 (%)]

Sex
Male 100 (47.17) 107 (47.77)

Female 112 (52.83) 117 (52.23)

Age

14 6 (2.83) 0 (0)

15 165 (77.83) 0 (0)

16 41 (19.34) 30 (13.39)

17 0 (0) 79 (35.27)

18 0 (0) 115 (51.34)

Grade

1 4 (1.89) 70 (31.25)

2 91 (42.92) 84 (37.50)

3 117 (55.19) 70 (31.25)

Enrollment status

Enrolled 207 (97.64) 217 (96.87)

Leave of absence 5 (2.36) 1 (0.45)

Withdrawal 0 (0) 6 (2.68)

Residence area

Seoul 36 (16.98) 59 (26.33)

Metropolitan city 45 (21.23) 48 (21.43)

Gyeonggi 68 (32.08) 57 (25.45)

Gangwon 10 (4.72) 6 (2.68)

Chungcheong 13 (6.13) 12 (5.36)

Jeolla 7 (3.30) 13 (5.80)

Gyeongsang 26 (12.26) 28 (12.50)

Jeju 2 (0.94) 1 (0.45)

Sejong city 5 (2.36) 0 (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436)

Item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Spearman-Brown

Lifestyle

PA

PA1 6 .740

PA2 6 .778

PA3 6 .739

Participation

Participation1 5 .444

Participation2 6 .433

Participation3 6 .382

Nutrition 25 .853

Total 60 .811 .779

1 = Performance; 2 = Frequency; 3 = Satisfaction; PA = Physical Activity.

Table 2. Results of Internal Consistency (N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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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문항들이 일관된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전체 평가도구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11로 

확인되었으며, 평가도구 전반에 걸쳐 높은 내적 일관성

이 확인되었다. 또한, Spearman-Brown 계수는 .77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평가도구가 안정적인 신뢰도를 가

지고 있음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3. 청소년을 위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 
평구도구의 동시 타당도

청소년을 위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평가도구들

(KYPAQ, CASP, NQ-A)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신체활동의 경우,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

의 하위항목 중 신체활동의 문항과 한국청소년 신체활

동 설문지(KYPAQ)의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r = .555 

(p < .01)로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 활동 참여의 경우,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

(YLP)의 하위항목 중 활동 참여의 문항과 한글판 아

동⋅청소년 참여 척도(CASP)의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r = .177 (p < .01)로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식습관의 경우,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

일(YLP)의 하위항목 중 식습관의 문항과 청소년을 위한 

영양지수(NQ-A)의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r = .633 

(p < .05)으로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

Ⅳ. 고 찰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Ha et al., 2017). 그러나 37개

국의 대다수 청소년은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스타일로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Marques et al., 

2020). 이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적합한 평가도구로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청소년 집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Wang et al., 2023). 

본 연구는 성인의 라이프스타일 측정을 위해 개발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을 사용하여 청소년

의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 측정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

도 분석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평가도구 사용에 있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일

관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소년 

대상의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신뢰도는 

전체 문항에서 Cronbach’s α .811로 만족할 만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Walters, 2009).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 원도구의 Cronbach’s 

α .83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Park, Park & 

Han, 2021). 한편, 항목별 신뢰도는 신체활동(α = .739~ 

.778)과 식습관(α = .853) 그리고 참여(α = .382~.444) 

모두 .3 이상으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Antino et al., 2020). 또한, 반분 신뢰도

(Spearman-Brown)는 .779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Nunnally, 1978). 이와 같은 결과는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모든 문항들이 국내 청

소년의 신체활동, 활동참여, 식습관에 대한 다면적 측

면에 대한 요인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은 연세 라이프스타일 

Physical activityb Participationc Nutritiond

Lifestylea .555** .177** .633*

a = Yonsei Lifestyle Profile; b = Korean Youth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c = Child and Adolescent Scale of Participation; 

d = Nutrition Quotient for Korean Adolescents.
*p < .05, **p < .01.

Table 3. Result of Concurrent Validity (N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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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YLP) 원도구의 문항 수(60문항)를 고려할 때, 

최소 5배 이상의 표본크기(Tabachnick & Fidell, 1983)

를 충족한 청소년 표본 데이터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 대상의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평

가하는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이 청소년 집

단에서 개발 의도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적합하

게 측정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동시타당도를 알

아보기 위한 KYPAQ (r = .555, p < .01), CASP (r = .177, 

p < .01), NQ-A (r = .633, p < .05)와의 상관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높거나 혹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이는 동시타당

도 측면에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이 청소

년의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 측정에 활용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로서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이 청소년의 다면적

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유효한 임상 평가도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하위요인 

중에서 활동참여와 CASP의 낮은 상관관계는 청소년의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 측정에 제한적인 사용 혹은 추

가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동시타당도 측면에서 성인 인구를 측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발된 평가도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

기 위한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Hagströmer et al., 2008)와 영양 지식을 측정

하기 위한 General Nutrition Knowledge Questionnaire 

(GNKQ) (Molitor et al., 2021)의 동시타당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신체활동과 영양은 청소년의 건강 관련 조사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높은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

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Guthold et al., 2020; 

Rah et al., 2017). 그러나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

(YLP)과 CASP의 활동참여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청소년의 활동 및 참여에 대한 

분류와 개념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측정하고자하

는 평가도구 개발에 영역 및 항목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

로 사료된다(Chien et al., 2014). 이는 신체활동과 영양과

는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

후 평가도구 내 참여 항목들이 청소년의 측면에서 적절

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 (ICF-CY)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CASP 측정 문항은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General tasks and demands, Communication, Mobility 

등의 9개 영역을 모두 포함(Chien et al., 2014)하고 있

는 반면,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측정 문

항은 4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CASP가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보다 참여 영역에 대한 개념 범위가 넓다

는 점에서 상관관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과적으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을 이용한 

청소년의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 평가와 분석에 유용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하위영역에서 참여는 기

존 평가도구보다 개념 범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

다는 제한을 지닌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측정과 분석에 사용되는 평가도구가 제한적인 실정에

서 신체활동, 활동참여, 식습관에 대한 다면적인 라이

프스타일을 평가하는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성 속성을 확인하였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 건강 관리에서 라이프스

타일 관련 요인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인 

해석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따라서, 성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

일(Lassi, 2015)을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을 

통해 다면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청소년의 참여를 평가하는 기존

의 CASP와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하위

영역 참여 간의 낮은 상관관계로 추가 문항 수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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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필요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성인 전환기에 있

는 청소년 집단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반영하는 임상

적 평가도구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을 모집단으로 대규모 표본을 선정하여 연세 라이프스

타일 프로파일(YLP)의 심리측정적 속성에서 구성타당

도와 검사-재검사, 평가자 간 신뢰도 등을 통해 신뢰롭

게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형

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식

습관 개선, 신체활동 증진,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정책

을 강화하고,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건강 증진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 관련 

지식과 관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은 청소년 라이프스타일

을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은 다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었으며, 이

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으로 성인을 위해 개발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LP)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

였다. 이는 청소년의 다면적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개선 전

략 개발에 있어서 신체활동, 활동참여, 식습관 등 다양

한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

(YLP)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평가도구 개발에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보한 중요한 단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이 분야의 

연구와 실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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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ify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Yonsei Lifestyle Profile for Adolescents

Kim, Ah-Ram*, Ph.D., O.T., Lim, Young-Myoung*, Ph.D., O.T., 
Park, Ji-Hyuk*,**, Ph.D., O.T.

*Yonsei New-normal Lifestyle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Sofrware and 
Digital Health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the Yonsei Lifestyle Profile (YLP), initially 
developed for adults, for adolescents and verify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 This study evalua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YLP among 43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scale was analyzed using 
Cronbach’s alpha and Spearman-Brown’s coefficient. Concurrent validity was assess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Korean Youth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Participation Scale, and the 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s.

Results : The overall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LP items demonstrated high reliability, with a 
Cronbach’s α of .811 and Spearman-Brown’s coefficient of .779.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for physical activity (r=.555, p<.01), activity participation (r=.177, p<.01), and dietary 
habits (r=.633, p<.05), indicating consistent correlations with the related scales.

Conclusion : This study analyzed the YLP targeting adolescents and confirmed its high reliability 
and significant validity in the areas of physical activity, activity participation, and dietary habi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YLP can be utilized as a reliable tool for evaluating healthy lifestyles 
among adolescents.

Keywords : Adolescents, Health, Lifestyle, Yonsei Lifestyle Pro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