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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목적을 정립하는 것은 이 세대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

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MZ세대의 의사소통 

특성 파악하여 MZ세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와 플랫폼 즉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메신저 앱 등을 파악하므로 

인해 이들이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그들을 이해 할수 있다. MZ세대는 복잡한 철학이나 명확한 삶의 

철학 없이도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생이 의미가 없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MZ세대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화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즉, 그들의 삶은 이전 세대와 달리 복잡하지 않으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이는 반드시 철학적 체계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으로 MZ세대의 삶을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 각자의 삶은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의미는 MZ세대만의 목적, 가치, 능력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MZ세대, 철학, 삶의 만족도, 가치감, 실존적 철학

Abstract I believe that establishing the purpose of research on the MZ generation's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understanding this generation's unique communication style and analyzing its 

influence. Research on the MZ generation's communication identifies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and the communication tools and platforms used by the MZ generation, such as 

social media and messenger apps, and analyzes how they differ from the existing generation. I can 

underst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MZ generation can live happily in modern society without a 

complicated philosophy or a clear philosophy of life. This does not mean that life is meaningless or 

confusing. The MZ generation can be satisfied with simple and concrete solutions to the meaning of life, 

and can live without the need to completely systematize everything. In other words, their lives are not 

as complicated as those of previous generations and can have a variety of meanings. In other words, i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defined as a philosophical system. Although this paper cannot clearly 

divide the lives of the MZ generation into one philosophical system, it was nevertheless possible to see 

that the lives of each member of the MZ generation can have many meanings, and this meaning includes 

the MZ generation's unique purposes, values, I could see that they were looking for a sense of ability and 

a sense of self-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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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목적을 정립

하는 것은 이 세대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며 MZ세대의 

의사소통 특성 파악은 MZ세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

구와 플랫폼을 알아가는데에서 부터이다[1].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메신저 앱 등에서 그들의 의사소통형태 등

을 파악하할 수 있고 그들이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수 있다. 또한 해당 부분을 통해 MZ세대의 의사

소통 스타일과 선호도를 이해할수 있다[2]. 또 디지털 

환경의 영향 분석이다.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MZ 세대의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특히, 디지털 환경이 언어 사용, 표현 방식, 그리

고 관계 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사를 하는 것

이다[3].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가치관과 태도 이해하는 것으

로 MZ 세대의 의사소통을 통해 나타나는 가치관, 태도,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

도를 이해할수 있다.

세대 간 의사소통 격차 극복 방안 모색함으로써 세대

를 이해할 수 있다. MZ세대와 기타 세대 간의 의사소통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직장, 가정, 교육 환경 등에서의 세대 간 

협업과 이해를 증진시킬수 있을것이다[4].

미래 의사소통 트랜드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 MZ 세

대의 의사소통 패턴과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것에서 시

작될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상호작용

과 기술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며 교

육 및 정책 제안까지도 할수 있을것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MZ세대와 기존세대의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

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적 및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5]. 이러한 연구 

목적은 MZ세대의 의사소통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인간 상호작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계는 물론, 기

업,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것

이라 기대한다.

  

2. 본론

MZ세대는 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이 세대는 밀레니엄 세

대(Millennials)와 Z세대(Gen Z)를 아우르는 용어로

[6],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일상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시기에 성장한 첫 번째 세대이다. 그들의 성

장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문화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한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고 

불리는데[7]. 이 용어는 그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자랐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

의 의사소통 방식, 정보 습득, 학습 방법, 심지어 사회적 

관계 형성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8].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살펴보면, MZ 세대는 개인

주의, 다양성, 포용성에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

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보면, 사회적 정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다. 또한, 이 세대는 전통적인 직업 경로

나 생활 양식에 대한 고정 관념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

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9].

MZ세대의 의사소통은 간결하고 직관적이다. 그들은 

이미지, 비디오, 이모티콘 등 비언어적 요소를 효과적으

로 사용하여 감정과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다. 소셜 미

디어 플랫폼과 메신저 앱은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

견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또한 그

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MZ세대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빠른 정보 접근성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11], 동시에 정보 과부하, 사이버 괴롭힘, 개

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세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이고 생

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살아

가고 있다[12].

결론적으로, MZ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 세대로,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가치관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세대라 할수 있다. 

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미래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

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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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기존의 규범과 전통을 재해석하고, 기술의 진보

를 통해 새로운 소통의 길을 개척하며, 다양성과 포용성

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13].

MZ 세대는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회적 관심사를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

하여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

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MZ 세대는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이

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14]. MZ 세대는 또한 소비 행

태와 직장 내 문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

고 있는데, 이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지속 

가능성, 윤리적 생산 방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중

요시한다. 직장 내에서는 유연한 근무 조건, 워크라이프 

밸런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

[15].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MZ 세대의 가치관과 기

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과 조직 문화를 재편하고 

있다. 교육과 학습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교육 분야

에서도 MZ 세대의 영향은 뚜렷하다. 이들은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학습을 선호하며, 전통적인 강의 방식보다

는 상호작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식을 더 효과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6]. 이에 따라, 교육 기술

(EdTech)의 발전과 함께 맞춤형 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 교육, 게임화된 학습 등이 강조되고 있다[17].

MZ 세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성장한 세대

로,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행동

은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18], 이 세대

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협력

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해하고 준비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MZ 세대

는 기술과 사회적 변화의 전면에 서 있으며, 그들의 활

동과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19].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의

사소통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다양한 기술적 배경

과 사회적 가치를 가진 두 세대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

하다. 여기서는 기성세대가 MZ세대와의 의사소통을 개

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열린 마음

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MZ세대는 자신들의 의견과 

가치를 중요시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인정받기를 원한

다. 기성세대는 MZ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관

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20]. 둘째, MZ세대와의 의사소통에는 그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메일보다는 메신저 앱,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새로

운 의사소통 수단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더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

다[21]. 셋째, 메시지는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MZ세대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 익숙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선호한다. 불필요

한 장황함을 피하고,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것

이 중요하다[22]. 넷째, 상호 존중과 서로의 가치를 인정

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세대 간의 다름을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서로의 다양성과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23]. MZ세대의 창의성, 기술 활용 능력, 

새로운 시각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새로

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협력과 상

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수용

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24]. 사

회와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의사소통 방

식도 계속해서 진화한다. 기성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려

는 태도를 보인다면, 세대 간의 소통 또한 더욱 원활해

질 것이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다. 하지

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 공

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도전은 기회로 전

환될 수 있다. 공감은 모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초라 

생각한다[25]. 기성세대가 MZ세대의 경험과 감정에 공

감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의 이해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것이다. 이는 대화를 더욱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만든다. 공감을 통해 MZ세대가 직면한 고유

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들과 더욱 강

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26].

MZ세대는 비판보다는 코칭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접

근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들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환영하지만, 부정적인 비판에는 반응하지 않

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지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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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

는 것이 중요하다[27].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에는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대면 회의나 긴 형식의 

문서를 선호할 수 있으나, MZ세대는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호를 존중하며 융합된 의

사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은 직접 대화로 전달하되, 일상적인 업데이트나 피

드백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28].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이나 활동을 조직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세대 간 멘

토링 프로그램, 팀 빌딩 활동, 공동 프로젝트 등은 서로

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9]. 이

러한 활동은 각 세대의 강점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로

부터 배우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팀워크를 구

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모든 의사소통의 기반이 될것이

다. 각 세대가 서로의 견해와 방식을 존중하고 가치 있

게 여길 때, 세대 간의 격차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다

양성과 혁신을 가져오는 자산이 될것이이며, 이러한 환

경에서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

고,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 간의 협력과 이해가 증진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30].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지속적

인 학습과 적응은 필수적이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 그리고 MZ세대의 관심사에 대해 배우려는 태도

를 가짐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의미 있는 연결고

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MZ세대에게 기

성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며,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

우는 과정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토대를 강화할것이라 

생각이 된다. 의사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작업 스타일, 

생활 방식, 가치관에 있어서도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영

감을 받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것이다. 이러

한 개방적 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하

며,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

를 가진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각 세대가 서로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

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것이다.

3. 결론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도전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

다. 상호 이해와 존중, 개방성과 유연성, 그리고 지속적

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것이다.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것은 단순히 서

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사회

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

리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보다 포용적

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조명된 MZ세대와의 소통 방법은 단

순한 대화의 기술을 넘어선,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의 다

리를 놓는 예술로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

대와 MZ세대 간의 상호작용은 단지 정보의 전달 수단

이 아닌, 깊은 인간적 연결과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구

축되어야 함이 명확히 드러났다.

우리는 MZ세대의 독특한 소통 스타일, 가치관, 그리

고 기술에 대한 친숙함을 이해함으로써, 이들과 더욱 효

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며 이 과정에

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

하는 동시에, 직관적이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는 것을 찾아냈다.

중요한 것은, MZ세대와의 의사소통이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

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두 세대는 서로로부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MZ세대

와의 소통은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요구한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수용

하고, 변화하는 세대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할것이

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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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전략

과 접근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세대 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고, 우리가 제시한 방법들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것이다. 결국, 세대 간의 소통은 단

순히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과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파

악하게 되었다.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연결된, 이해심 깊은, 그리고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만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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