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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과 가정환경 및 발달사이의 관계에 관한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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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FAMILY ENVIRONMENT 

AND DEVELOPMENTAL HISTORY 

 

홍      성      도**† 

 

Sungdo D. Hong, M.D.**†††† 

 

요  약：기질적으로 양육용이형(Easy type), 양육곤란형(Difficult type), 완만형(Slow-To-Warm-Up 

type)으로 분류된 세 아동집단 간의 가정환경, 산모의 출산력, 아동의 발달지표, 아동의 신체건강 상태의 차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서울 근교 4곳의 유치원 아동 484명(남아 296명, 여아 18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준화된“부

모기질설문지(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와 본원에서 자체 제작한“발달력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평가된 기질을 Fullard 등이 1978년에 제안한 방법에 따라 다섯 개의 진단군(diagnostic cluster)으

로 분류하였다. 이중에서 양육용이형 아동 98명, 양육곤란형 아동 36명, 완만형 아동 21명을 대상으로“발

달력 평가표”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이나 

완만형 아동을 둔 부부일수록 양육용이형 아동을 둔 부부에 비해 부부관계가 나쁘다. (2) 기질적으로 양육곤

란형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 (3)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은 양

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나쁘다. (4)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을 둔 가정은 양육

용이형 아동들을 둔 가정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적다. (5)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

동들에 비해 대변을 가리는 나이가 늦다. (6) 기질적으로 완만형의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2살

에서 5살 사이의 운동발달 속도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느리다. (7) 기질적으로 완만형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이나 양육곤란형 아동들에 비해 낯가림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 (8) 기질적으로 양육용이형 아동들은 양

육 곤란형이나 완만형 아동들에 비해 신체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기질상 양육곤란형이거나 완만형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가정환

경이 불리하고 몇몇 발달지표상의 차이를 보이며 신체적으로도 불량한 건강상태를 보인다. 
 

중심 단어：기질·양육적합성·가정환경·발달. 

 

서     론 
 

기질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행동을 기본적 요소로 구

분하고자 하는 의학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출생 

직후에도 행동상의 개인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나 임상

경험상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발달에 지대한 

*이 논문은 1996년도 삼성서울병원 임상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삼성의료원 신경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분과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Department of Neuropsy-
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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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출

생시부터 구별되는 한 인간의 체질적 차이가 있다는 가

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효시인 

Thomas와 Chess(1956)의 뉴욕 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NYLS)에 의하면, 기질은 행동의 

내용(content)이나 동기(motivation)와 구별되는 행동

의 양식으로서, 출생력, 생물화학적 상태, 또는 초기 부

모-유아 상호관계와 같은 인자 등에 의해 영향받는다

고 한다. NYLS가 기질 연구에 기여한 점은 다음 세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질을 아홉개의 차원(di-

mension)으로 규명하여 설명하였고, 둘째, 기질을 양

육용이형(Easy type), 양육곤란형(Difficult type), 그

리고 완만형(Slow-To-Warm-Up type)의 세 유형

으로 분류하였으며, 세째, 양육적합성(goodness of fit)

을 행동학적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개념화

하였다. 

Buss와 Plomin(1975)도 기질을 행동의 일반적인 유

형으로 정의하면서 기질의 안정도(stability)와 진화-

유전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Rothbart와 Derryberry 

(1981)는 기질의 보다 정신생물학적 관점을 강조하였고, 

Brazelton(1973)은 기질의 개인적 차이를 출생시“스

타일(style)”로서 평가하려는 보다 임상적인 접근을 시

도하기도 하였다. 

그간 여러 다양한 기질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개

념화와 평가도구와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었고, 기질의 

상태(status)에 대한 제한된 연구라는 점이 문제로 대

두되었으며, 양육곤란형의 기질, 기질의 유전성(heri-

tability), 그밖에도 양육적합성과 같은 기질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기질연구에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 중 하나

가 기질의 생물학적 근거에 관한 것이다. Chess(1990)

는 기질이 환경의 영향보다는 생물학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하고, 유전적 요소의 중요성(Torgersen 

1981；Goldsmith와 Gottesman 1981), 기질 특성에 

따른 신생아 Dopamine beta-hydroxylase 농도 차이

가 관찰된다(Rapoport 등 1977)는 등의 연구보고가 

있지만, 여전히 단순 사실에 불과하고 일관된 이론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저자는 기질 특성별로 가정환경의 

차이 유무를 알아보고, 차이가 있다면 선후관계는 어떠

한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기질 특성별로 발달력의 

차이를 조사하여 기질의 생물학적 측면이 발달에 미치

는 영향도 보고자 하였다. 표준화된 기질평가법을 이용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예비연구로서 본 연

구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과천, 안양 소재 5개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7세사이의 정상아동 546명의 부모가 기질설문지를 모

두 완성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84명(남아 296명, 여아 188

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남아가 65개월, 여아가 64개

월로 남녀간 연령상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이 아동

들을 Fullard 등(1978)이 제안한 진단적 군집화 방법

을 통해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양육용이형 아동들이 

98명, 양육곤란형 아동들이 36명, 완만형 아동들이 21

명, 중간 집단중 양육용이형에 가까운 아동들이 275명, 

중간 집단중 양육 곤란형에 가까운 아동들이 53명이었

다. 이중에서 각 집단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중간 

집단 아동들을 제외한 세 집단의 아동들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포함된 아동들은 전체 546

명중 양육용이형 98명, 양육곤란형 36명, 완만형 21명 

도합 155명으로 약 28%에 해당된다. 
 

2. 연구방법 
 

1) 기질의 평가 

3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에서 기질을 평가하도록 

Thomas &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부모용 기질

평가 설문지(Parental Temperament Questionnaire)

를 부모에게 주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지는 

Kim 등(1997)에 의해 표준화되었고, 9가지의 기질범

주의 행동특성을 질문하는 7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범주별로 8개 문항이 무작위로 배정되어 있고, 

각 문항은 최하 1점부터 최고 7점까지 평가할 수 있다. 

활동이 많을수록, 환경변화에 적응이 빠를수록, 새로운 

것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주의가 산만할수록, 

감정반응이 강할수록,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주의 지속

성이 길수록, 생물학적 기능의 주기가 규칙적일수록, 감

각자극에 둔감할수록 각 범주별 점수가 높다.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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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hess(1977)가 제시한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9가지 

기질범주 각각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9가지 기질범주 중에서 접근성, 적응성, 기분, 강도 

등 4개 범주를 요인 A(Factor A)라고 하며, 이것은 각 

범주에 대한 통계치를 요인분석하여 구한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비교적 오랜 기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안정

된 요소라고 하였다(Thomas와 Chess 1977). 이 점

수는 기질의 쉽고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한다. 즉 이 점

수가 높을수록 양육용이형 아동에 가까우며 낮을수록 

양육곤란형 아동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진단적 군집화(Diagnostic Clustering) 

Fullard 등(1978)은 각 아동의 9가지 기질범주 점수

를 그 아동이 속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비교하

여 5가지(Easy, Difficult, STWU,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low)로 군집화 할 수 있는 진단기준을 제

시하였다(Table 1). 이 진단기준은 그들이 고안한 설

문지를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저자의 결과에도 무리 없

이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기준을 이용하여 

정상아동 484명을 기질적으로 진단하여 분류하였다. 
 

3) 아동 발달력 평가표 

기질 평가와 더불어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환경, 

산전 출산 상황, 아동의 발달과정, 아동의 신체적 건강

상태 등의 5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57문항의 설문지를 

통해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력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

들은 저자에 의해 각 영역을 고루 포함하도록 선택되었

다. 이중에서 인구학적 자료, 기타 분석이 어려운 문항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다음의 29

항목이다. 번호는 아동 발달력 평가표의 항목 번호를 의

미한다：가정 환경(10. 부부사이의 관계, 11. 아동과 부

모사이의 관계, 12.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사이의 관

계, 13. 아동 가족 전체의 한달 월 평균 수입), 산모의 

산전 출산 상황(14. 아동 임신시 아버지 나이, 15. 아

동 임신시 어머니 나이, 16. 이 아동은 몇 번째 임신한 

아이인가, 17. 임신에 대한 계획 여부, 18.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23. 출생시 태아의 체중, 

24. 출산후 산후 우울증 여부, 25. 분만의 종류, 26. 출

생직후 아동의 상태, 28. 아동의 수유방식), 발달 과정

(35. 옹아리 시작한 나이, 36. 걸음마 시작한 나이, 37. 의

미 있는 첫 단어 말 한 나이, 38. 대변 가린 시기, 39. 소

변 가린 시기, 40. 대소변 훈련시 난이도, 41. 2세까지 

운동발달 속도, 42. 2세에서 5세까지 운동발달 속도, 

43. 2세에서 5세까지 언어발달 속도, 44. 2세에서 5세

까지 지능발달 속도, 45. 낯가림을 시작한 시기, 46. 낯

가림의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48. 아버지의 양육태도, 

49. 어머니의 양육태도), 신체 건강(50. 현재 아동의 

신체 건강 상태). 
 

3. 자료의 통계분석 

위에 나열한 26항목 각각에 대하여 세 기질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한 통계방법은 항목의 성

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 집단 간 평균

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ANOVA)이 사용되 

Table 1. 기질의기질의기질의기질의 진단분류진단분류진단분류진단분류 및및및및 각각각각 진단분류의진단분류의진단분류의진단분류의 기준기준기준기준 

Category Cluster Activity Rhythmicity Approach/Withdrawal Adaptability Intensity Mood 

Easy  rhythmic approach adaptive mild positive 
Difficult  arrhythmic withdrawal slowly adaptive intense negative 
STWU* low  withdrawal slowly adaptive mild negative 

Definition of diagnostic cluster 
Easy 
 

Scores greater than mean in no more than two of difficult/easy categories and less than one 
standard deviation 

Difficult 
 

4-5 scores greater than mean in difficult/easy categories. These must include intensity and two 
scores must be greater than one standard deviation. 

STWU* 
 
 

as defined above, but if either withdrawal or slow adaptability is greater than one standard de-
viation, activity may vary up to mean plus a half of one standard deviation and mood may 
vary down to mean minus half of standard deviation. 

Intermediate 
 
 

all others. Intermediate high-4 or 5 difficult/easy categories above mean with one greater than 
one standard deviation, or 2 or 3 above mean with 2 greater than one standard deviation. 
Intermediate low-all other intermediates. 

*STWU＝Slow-To-War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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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각각각각 항목별항목별항목별항목별 세세세세 진단집단간진단집단간진단집단간진단집단간 비교비교비교비교 결과결과결과결과 

Items Easy (n＝96) Difficult (n＝36) STWU (n＝21) p value 

10. 부부관계     
대단히 좋다 40*(44.4)**  8 (22.2)  3 (15.0)  
좋다 51 (53.1) 24 (66.7) 16 (80.0) 0.0232*** 
보통  5 ( 5.2)  4 (11.1)  1 ( 5.0)  

11. 아동과 부모사이 관계     
대단히 좋다 60 (62.5) 13 (36.1)  9 (42.9)  
좋다 37 (37.5) 21 (58.3) 12 (57.1) 0.0110*** 
보통  0 ( 0.0)  2 ( 5.6)  0 ( 0.0)  

12. 아동과 형제사이 관계     
대단히 좋다 42 (50.6) 10 (29.4)  4 (19.0)  
좋다 38 (45.8) 21 (61.8) 13 (19.0) 0.0352*** 
보통  3 ( 3.6)  3 ( 8.8)  0 (61.9)  

13. 가족 월 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1 ( 1.0)  2 ( 5.6)  0 ( 0.0)  
100-150 만원 17 (17.3) 10 (27.8)  5 (23.8)  
150-200 만원 32 (32.7) 16 (44.4) 11 (52.4) 0.0115*** 
200-300 만원 30 (30.6)  4 (11.1)  4 (19.0)  
300-500 만원 18 (18.4)  4 (11.1)  1 ( 4.8)  

38. 대변 가린 시기     
1살 이전  8 ( 8.6)  3 ( 8.8) 1 ( 4.8)  
1살-1살 반 38 (40.9)  4 (11.8)  8 (38.1)  
1살 반-2살 36 (38.7) 18 (52.9)  9 (42.9)  
2살-2살 반  7 ( 7.5)  6 (17.6)  2 ( 9.5) 0.0213*** 
2살 반-3살  2 ( 2.2)  2 ( 5.9)  0 ( 0.0)  
3살-3살 반  1 ( 1.1)  1 ( 2.9)  1 ( 4.8)  
3살 반-4살  1 ( 1.1)  0 ( 0.0)  0 ( 0.0)  

42. 2세-5세 사이 운동 발달 속도     
또래보다 빨랐다 35 (35.7)  8 (22.2)  1 ( 4.8)  
또래 수준 58 (59.2) 24 (66.7) 15 (71.4) 0.0014*** 
또래보다 느렸다  5 ( 5.1)  4 (11.1)  5 (23.8)  

45. 낯가림을 시작한 시기     
 6- 9개월 54 (60.0) 17 (51.5) 17 (89.5)  
 9-12개월 10 (11.1)  8 (24.2)  1 ( 5.3)  
12-18개월  0 ( 0.0)  1 ( 3.0)  0 ( 0.0) 0.0300*** 
18-24개월  2 ( 2.2)  0 ( 0.0)  0 ( 0.0)  
없었다 24 (26.7)  7 (21.1)  1 ( 5.3)  

50. 아동 신체 건강상태     
나쁘다  1 ( 1.0)  3 ( 8.3)  0 ( 0.0)  
보통 18 (18.8) 14 (38.9)  8 (38.1) 
좋다 55 (57.3) 15 (41.7) 11 (52.4) 

0.0036*** 

대단히 좋다 22 (22.9)  4 (11.1)  2 ( 9.5)  
*number of children 
**percent of each categor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Kruskal-Wallis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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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23번 항목), 설문형태가 명목형 특성을 보이는 

항목(17번, 18번, 25번, 26번, 28번)에 대해서는 χ2 

통계법을 사용하였다. 이들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

서형 특성을 보여서 이들에 대해서는 Kruskal-Wallis 

1-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Wil-

coxon rank sum 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를 위하여 사

용한 도구는 SPSS Windows ver.6.0이었다. 

 

결     과 
 

 전체 29항목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항목

은 8개 항목이었다(Table 2). 이들 항목에 대해서 사

후검증으로 Wilcoxon rank sum 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이나 

완만형 아동을 둔 부부일수록 양육용이형 아동을 둔 부

부에 비해 부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쁘다고 

보고하였다.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을 둔 어머

니는 양육용이형 아동들을 둔 어머니들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부모-자녀간의 관계 및 연구대상 아동

과 형제 사이의 관계가 나쁘며 월 평균 수입이 적고 대

변을 가리는 나이가 늦다는 보고를 하였다. 기질적으로 

완만형의 아동들을 둔 어머니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

을 둔 어머니들에 비해 자신의 자녀들의 2살에서 5살 

사이의 운동발달 속도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느리다고 

하였다. 기질적으로 완만형 아동들을 둔 어머니들은 양

육용이형이나 양육 곤란형 아동들을 둔 어머니들에 비

해 자신들의 자녀들의 낯가림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

다고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질적으로 양육용이형 

아동들을 둔 어머니들은 양육곤란형이나 완만형 아동

들을 둔 어머니들에 비해 자신의 자녀의 신체건강 상태

가 양호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고     찰 
 

인간의 발달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가정환경이 대단

히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다(정원식 1975). 

이에 따라 가정환경이 아동의 정상 발달 및 병리 현상

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질의 정의상 인간은 출생시부터 행동양식의 다

양한 변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들도 역으로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중 10번에서부터 13번 

항목까지의 결과는 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의 기질특성으로 인해 부부관계,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양육용이형 아동들과 양육 곤란형 

아동 사이의 대비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13번 항

목에 대한 결과는 해석을 어렵게 한다. 각종 가정내의 

어려움이 가장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수입이 줄

어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부모의 사회

적 능력이 떨어져서 월수입이 낮은 가정에서 모종의 성

향이 아동에게 유전되어 기질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부

모의 학력, 직업 등의 요소 등을 추가해야 하며 아동의 

출생부터 전향적으로 가정의 수입 변화를 추적해 가면

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질의 9가지 범주에는 아동의 활동수준, 신체리듬 

등이 반영됨으로 인하여 결과에서 보여주는 38번, 42

번, 44번 항목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대

Table 3. 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한유의한유의한 항목의항목의항목의항목의 사후검정결과표사후검정결과표사후검정결과표사후검정결과표 

Items p value between 
Easy & Difficult group 

p value between 
Easy & STWU group 

p value between 
Difficult & STWU group 

10. 부부관계 0.027* 0.042* NS 
11. 아동과 부모사이 관계 0.005* NS NS 
12. 아동과 형제사이 관계 0.028* NS NS 
13. 가족 월 평균수입 0.008* NS NS 
38. 대변 가린 시기 0.006* NS NS 
42. 2-5세 사이 운동발달 NS 0.001* NS 
45. 낯가림 시작한 나이 NS 0.014* 0.008* 
50. 아동 신체건강 상태 0.002* 0.050* N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value in Wilcoxon rank su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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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가리기와 학령전기의 운동발달만 기질과 관련이 있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측만 가능하다. 즉 단순히 아

동의 타고난 기질과 발달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 양육 

적합성 여부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50번 항목의 결과도 단순히 기질의 난

이도가 신체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선형적 해석보

다는 기질로 인한 양육 적합성 여부가 아동과 부모 사

이의 갈등관계를 초래하고 이것이 여러 신체적 정신적 

발육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대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집단 및 각 지방간의 

차이가 간과되었다. 서울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서울과 기타 지방사이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유발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보

편성을 얻으려면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로는 연구대상의 심한 수적 차이로 인하여 남녀간의 

비교를 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

육방식의 차이가 많아서 이것이 기질에 반영되고 있다

는 암시가 제시되고 있어(최성구 등 1997) 특히 남녀 

비교가 필요하다. 세째, 저자는 한 가정의 사회경제력

을 월수입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사회경제력을 분류하는 Hollingshead의 방법은 

국내 실정에 부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의 고찰에도 보였듯이 부모 직업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

다고 여겨진다. 네째는 연구방법상의 한계이다. 기질과 

가정환경 사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까

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정 코호트(cohort)를 대상으

로 하는 전향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제한에

도 불구하고 아동과 가정환경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간의 결합이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특히 아동의 기질적 측면이 여러 면으로 영향

을 미치며 이에는 기질과 부모의 양육방식의 적합성이 

매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이런 부적합성으로 

빨리 인식하여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Thomas

와 Chess(1984)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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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OF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FAMILY ENVIRONMENT 

AND DEVELOPMENTAL HISTORY 
 

Sungdo D. Hong, M.D.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amily environment and developmental history of 
three groups of children classified by their temperament. The parents of 484 Korean children aged 
between 3 and 7 years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Parental Temperamental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omas and Chess and Developmental Questionnaire created by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After clustering these children into 5 temperamental 
groups according to the method proposed by Fullard et al, 98 Easy, 36 Difficult, and 21 Slow-To-
Warm-Up childre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observed among three groups were as follow：1) Marital conflict 
of parents was more frequent in Difficult and Slow-To-Warm-Up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2) Parent-
child conflict was more frequent in Difficult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3) Conflict among siblings 
was more frequent in Difficult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4) Average monthly income of family 
was less in Difficult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5) Toilet training was achieved later in Difficult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6) Motor development was slower, between 2 and 5 years old, in Slow-
To-Warm-Up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7) Fear of stranger started earlier in Slow-To-Warm-Up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8) Physical health was poorer in Difficult and Slow-To-Warm-Up 
children than in easy children.  

The findings indicate that Difficult child or Slow-To-Warm-Up child group have unfavorable family 
environment, different developmental milestone and poorer physical health in comparison with Easy 
child group. 
 
KEY WORDS：Temperament·Goodness of fit·Family environment·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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