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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MZ generation's lifestyle-related research from 2010 to 
2020. As a result of searching keywords such as MZ generation’s and lifestyle using academic database search sites, a 
total of 218 cases were used as analysis data to conduct frequency and content analysis. First, research type was 74 dis-
sertations(34.6%), 144 journals(65.4%). The study of MZ generation was relatively active in journals.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academic field was 85(39.7%) in the social field, followed by 66(30.8%) in the arts/physical education, 21(9.8%) 
in the complex studies, 16(7.5%) in education, 15(7.0%) in nature, 6(2.8%) in engineering, 4(1.9%) in humanities, 1(0.5%) 
in agriculture/marine. Third, the current status of MZ generation research topics is 54 social participations(25.3%), 35 
fashion/beauty(16.3%), 31 social/organizational adaptations(14.5%), 25 cultural/leisure activities(11.7%), 24 design/devel-
opment projects(11.2%), 21 economic/employment/job projects(9.8%), 11 educational/career/experiences(5.1%), 9 self-
concepts(4.2%), 4 welfare services(1.9%). Fourth, the current status of MZ generation research methods was quantitative 
research(survey/experiment) 125(58.4%), qualitative research(depth interview/participant observation) 42(19.6%), the-
ory/literature research 35(16.4%) and mixed research 12(5.6%). Fifth, the study on the lifestyle of the MZ generation was 
conducted in four cases, one in 2016, one in 2019, two in 2020.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grasped the overall 
flow of data of information exchange that can share the research trends of the MZ generation and suggested th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e individual tendency, behavior,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Key words: MZ generation’s (MZ세대), lifestyle (라이프스타일), academic field (학문 분야), review study (리뷰 연구),              
research trends (연구 동향)

1. 서  론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 기반 커뮤     

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및 소통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참여를 추진하는 MZ세대가 중       

요한 소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로 MZ세대가 지금의       

20·30세대라 봐도 무방하며,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36%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Yang, 2021), 특히 전 세계 인구의 과         

반수이상이 MZ세대로 보고되고 있어, 인구의 수 측면으로 MZ       

세대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보이는 세대가 될 것이     

기 때문이다(Lee, 2020a). 

MZ세대는 1991년 미국의 세대 전문가인 닐 하우(Neil     

howe)와 월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rauss)에 의해 등장한 개     

념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저성장을 겪으며 스마트폰을 이     

용한 다양한 앱 서비스 이용과 인터넷의 발전을 보고 자라온     

세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기반으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최     

우선으로 여기고 온라인과 모바일에 친숙하며 변화에 유연하며     

SNS에 능숙하다(Kwon, 2020). 특히 MZ세대는 환경 보호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물건을 구매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신념     

과 가치를 표출하는 등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행동과 사고     

방식을 표방하고 있다(Jun, 2020). 이렇듯 MZ세대는 다른 세     

대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 등이 상이한 세대로, MZ세대     

의 특성은 연령이나 성별, 거주지역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만으     

론 설명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타인과 구별되는 세대의 특성     

또는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연구방법 중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는 것이다(Ho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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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이란 개인의 취미, 기호, 활동 등에 의해 나타       

나는 생활양식으로, 돈과 시간을 사용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총체적 생활방식(Divine & Lepisto,      

2005)을 뜻한다. 현재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회 전       

반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트렌드 조사        

기관에서 이들의 특성과 성향, 가치관, 직업관, 물질관, 선호성,       

관련 사회적 이슈, 담론 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MZ세대의 정책을 우선시      

하면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 경제적 기반 마        

련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 2020a). 이는 국가적 차원        

에서도 다양한 정책 수렴을 위해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       

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MZ세대       

는 어떠한 성향과 특성을 보이는지, 즉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MZ세대 관련 연구들은 의       

복과 과시소비성향(Jun, 2020)이나 e-book의 수용 결정요인 연      

구(Kwon, 2020), 커뮤니케이션 특성 연구(Hong & Kim, 2021),       

식품 가치와 소비행동 연구(Hong, 2020) 등을 기반으로 해당       

학문영역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       

한 주제와 방법을 토대로 한 MZ세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한 연구물들이 폭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MZ세대에 대한 연       

구의 전반적 동향과 관련 연구의 진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파악        

함으로써 MZ세대 관련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그간 MZ세대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 MZ세대      

를 대상으로 어떠한 주제로 연구를 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전반적 연구의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연구        

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MZ세대의 연구방       

향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MZ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MZ세대에 대한 탐색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며, 그간 축        

적된 MZ세대 관련 연구들을 파악하여 국내 MZ 세대 관련 연         

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MZ 세대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연         

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 분야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Kim et al., 2019). 즉 시대적 흐름에 따라 MZ세대 관련 연          

구주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 분야의 흐름과 어떤 학        

문 분야에서 비교적 연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       

한 연구 분야의 특성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MZ세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어떤 유형과 학문분야, 주제, 방        

법으로 연구하였는지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MZ세대에 대해 어떤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도 함께 파악하여 MZ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MZ세대

MZ세대란 밀레니얼세대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통     

칭한 용어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 유튜브나 트위터 등의 미     

디어에 익숙하며,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     

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MZ세대는 자기     

애가 강하여 자신의 만족과 욕구, 기호와 개성을 중시하고, 불     

필요한 소비를 줄여 최소한의 제품을 사용하는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등 스마트 컨슈머의 특성을 보인다(Lee, 2020a).

이렇듯 MZ세대란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출생자인 밀레     

니얼세대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합쳐 부르는 세대지     

만,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두 세대 간     

의 특성에도 비교적 차이가 있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미국에     

서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출생자를, 국내에서는 1980년     

대와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Yang,     

2021). 밀레니얼세대의 뒤를 잇는 Z세대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Y세대와 X세대의 알파벳 마지막 순서     

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두 세대 모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따라서 두 세대 모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다     

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     

는 유사점이 있으나, 밀레니얼세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세대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겪은 밀레니얼세대는 집이나 결혼 등을 미루고     

현재를 중시해 일과 삶의 균형, 다이어트와 건강 등을 중요히     

여기는 등 자아실현을 중요히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     

2020). 반면에, Z세대는 경제적 호황기에 태어났기에 경제적 가     

치를 우선시하고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밀레니얼     

세대와는 다른 소비패턴을 보인다(Lee et al., 2021). 

이와 같이, MZ세대는 두 세대가 합쳐진 용어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MZ세대라는 키워드뿐 아니라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의 개별 키워드도 포함하여 MZ세대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2.2.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란 용어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맥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처음 등장한 용어로, 심리학과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 인간과 사회 계층의 행동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Song, 2018). 라이프스타일의 개     

념에 대해 Kim(2006)은 특정 그룹의 사회생활과 생활양식에서     

발견된 패턴을 구체화한 것이라 하였고, 사람들의 개성과 욕구     

를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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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총체라 정의한 연구자(Park, 2016)도 있다. 결국 라        

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며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행동에 대        

한 의견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특정 제품의 사       

용과 욕구의 정도에 대해 소비자를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 유       

형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과, 대상이 되는 그룹의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 동향을 파       

악하기 위한 거시적 분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알아본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개성과 가치체계, 성향       

등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로, 특정 집단의 라이프스타일을 알        

아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행동과 시장세분화의 기준, 그리고 사       

회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가치가 있다(Lee, 2019). 그렇기에 국       

내에서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는 주로 패션이나 뷰티, 관광 관        

련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니즈       

와 선호도 등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2010). 이렇듯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는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 형태와 구매행동 등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성향, 가치와 행동, 생활방식 등을 총칭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으므로,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알       

아보는 것은 그들만의 성향과 삶의 방식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MZ세대 라이프스타일 연구동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특정 주제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수행은 후속연구에서 연구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학문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Kim et al., 2019). 1990년부터 2009년까       

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학술지 관련 연구동향을 내용분석법을      

활용해 알아본 선행연구(Hong et al., 2011)에서는 연구내용,      

년도별 논문 발표 및 학회지 유형 현황,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 주제, 연령, 표본수와 조사대상자, 조사지역, 연도별 통계       

분석 방법 등을 중점으로 분석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1990년      

에 처음 시도되어 2005년부터 활발히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       

고, 소비자의 외식행태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중점으        

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기에, 학위논문 등 다양한 연구물들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분석대상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스타일에 성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Lee,     

2019) 고려하여 ‘성향’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연구동향을 파악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관련 연구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유        

사한 측면에서 ‘소비문화’ 또는 ‘소비트렌드’, ‘여가 소비’와 관     

련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살펴볼 수 있었다. 국내     

소비문화 및 소비트렌드 연구의 동향에 대해 분석한 Kim     

(2010)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학 분야 연구물 40편     

을 내용분석법으로 연구분야와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역할확대에 대한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     

이 대폭 높아졌으며, 세부 소비자집단별로 소비패턴을 분석하     

는 연구물들이 활발히 진행됨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새로운 다양한 소비자의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트렌드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 소비와 여가     

취향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Cho, 2013)에서는 전자     

학술데이터베이스 KISS, DBPIA, RISS를 활용해 키워드 검색     

으로 중복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 17편의 논문을 내용분석법으     

로 파악한 결과, 양적 방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 위주로, 타     

인의 2차 자료를 활용해 연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 연구는 연구개요나 조사설계 등에 대해서 자세하     

게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분석대     

상의 수가 적어 추후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이나 대학논총 등까     

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선행연구들은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     

분석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분     

야 등에 대하여 파악함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내용분석법을 활용해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관     

련 연구내용과 주제 등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MZ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MZ세대     

의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2020년까지의 국내 논문에 나타난 MZ세대     

에 관련된 연구동향(유형, 학문분야, 주제, 방법)을 알아본다.     

둘째, 2010년-2020년까지의 국내 논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밀레     

니얼세대와 Z세대,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특정하고,     

두 세대 간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3.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교육    

학술정보원(KERIS),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KISS), 국회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포털 DBPIA를 활용하여 MZ세대와 관     

련된 모든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검     

색 키워드는 ‘밀레니얼세대’, ‘M세대’ ‘Z세대’, ‘MZ세대’, ‘라     

이프스타일’을 중점으로 검색하였고,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개     

념이라 할 수 있는 가치와 성향, 행동 등은 키워드 검색에서     

제외하였다. 논문의 검색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     

정하였으며, 검색한 결과 전체 4,278건이 검색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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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검색한 자료들 중 뉴스, 온라인 보도자료, 학술대회       

발표자료와 중복되는 선행논문들을 제외하고, MZ세대 라이프     

스타일 관련 4편의 연구물들이 기존에 검색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또는 MZ세대 연구에 포함되어 중복된 선행연구 논문을       

제외한 결과 총 214건이 도출되었다(Table 1). 

3.3. 자료 분석방법

특정 학문영역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때 자주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문헌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으로 내       

용분석법이 있다(Chong et al., 2007). 내용분석법은 설문지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목적에       

맞게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Hong et al., 2011). 이러한 내용분석법을 연구에서      

활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신뢰도와 유목분류인데(Lee      

& Cho, 2008), 본 연구에서 MZ세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        

하기 위한 유목분류는 Kim et al.(2019)을 참고하여 년도별 연        

구유형, 학문분야, 연구주제, 연구방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     

로 한 MZ세대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학문분야는 미술이나, 교육, 의학 등        

특정 전문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Cho, 2013;     

Cho, 2021)을 참고하여 공학, 교육,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 예        

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       

아보는 선행연구들의 주제 분류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나 소재로, Kim et al.(2019)을 참고하여 의료/건강/보건, 사회       

참여, 결혼/육아/보육, 경제/취업/직업, 교육/진로/체험, 문화/여가    

활동, 복지서비스, 사회/조직적응, 자아개념, 정책/제도/법률, 디     

자인/개발, 패션/뷰티 등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사회 참여 주제       

의 경우 MZ세대가 사회와 정치, 국제 이슈 등의 문제에 관심         

을 갖고 그와 관련된 행동이나 태도와 의견을 내는 행위와 활         

동을 포함하였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학문영역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내용       

분석법을 활용할 때는 연구자들에 의해 자료들이 분류 및 분석        

되기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성과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코더간 신     

뢰도 방법이 있다(Kim, 2005). Hong et al.(2011)은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논문의 동향을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 2명을 대상으로 동     

일한 논문 20편을 배부하여 특정 주제(유형, 방법 등)에 관해     

분류하는 분석을 3번에 걸쳐 실시하는 코더간 신뢰도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참고해 본 연구에서도 대학원생 1명과 의류     

학 전공 교수 1인을 대상으로 논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유     

목분류에 맞게 논문을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해 엑셀파일에 정리된 연     

구자료들은 Excel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2010-2020년까지의 MZ세대 관련된 연구 현황

4.1.1. 연구 유형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MZ세대 관련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214편의 연구 중 학위논문은 74편(34.6%)이었고, 학술     

지는 144편(65.4%)으로, 학술지의 편수가 과반수가 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논문발표 편수를 살펴보면 2012년 1편     

(0.5%)부터 발표되면서 2018년엔 22편(10.3%), 2019년 57편     

(26.6%), 2020년 131편(61.0%)으로 MZ세대 관련 논문들이     

2018년부터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MZ세대     

관련 연구들이 2018년부터 급격히 활발해진 이유를 추론하자     

면 MZ세대가 현재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상에서 지금     

의 나를 위해 과감하게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와 상품     

을 소비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식품,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시     

장에서 주요 소비자층으로 급부상(Jun, 2020)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국내 여러 산업 분야의 주요     

타겟층으로 MZ세대가 거론되면서 이들의 성향과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MZ세대에 대한     

Table 1. Process of data retrieval 

Number of papers searched using keywords Classification content Paper

MZ generation related keywords(include news, press releases,

academic conference presentations)

Millennial or M generation 2,223

Z generation 1,294

MZ generation  586 

Lifestyle related keywords(include news, press releases,

academic conference presentations)

Millennial or M generation lifestyle  95 

Z generation lifestyle  64 

MZ generation lifestyle  16 

Total 4,278

Research final search result(excluded from news, press releases,

and academic conference presentations)

Millennial or M generation  136 

Z generation  63 

MZ generation  15 

Total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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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밀레니얼세대의 키워드로 진행된 연구는 총 214편의 연구 중       

136편으로, 학위논문의 경우 2018년부터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9편(13.1%), 2019년 19편(27.5%), 2020년     

41편(59.4%)으로 2020년에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        

다(Table 3). 밀레니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술지 연구들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1편(1.5%)이 진행되었고,     

2017년 2편(3.0%), 2018년 8편(11.9%), 2019년 20편(29.9%),     

2020년 34편(50.7%)으로 학술지 연구 역시 2020년부터 연구들      

이 더욱 활발히 진행된 경향이 있었다. Z세대의 키워드로 진행        

된 연구는 총 214편 중 63편이 진행되어 밀레니얼세대보다는       

논문편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 63편 중 학위논문 17편        

(27.0%), 학술지 46편(73.0%)으로 학술지의 편수가 전체의 73%      

를 차지하였다. Z세대 관련 연구는 2012년 1편(1.5%)부터 진       

행된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편(1.5%), 2018년 5편       

(8.8%), 2019년 17편(26.6%), 2020년 38편(60.1%)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의 키워드로 진행된 연구는 2019년      

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2020년에 총 214편의 연구 중       

15편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학위논문이 5편      

(33.3%), 학술지 10편(66.7%)으로 학위논문보다 비교적 학술지     

에서 MZ세대 연구가 활발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의 방법        

론이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학위논문이 학술지보다 더욱 체       

계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에(Kim et al., 2019), MZ세대 관     

련 연구의 현황은 학위논문보다 학술지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     

된 것으로 생각된다. 

4.1.2. 학문분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4편의 연구물 중 MZ세대 관     

련 학문분야를 분석한 결과 사회분야가 85편(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예술체육 66편(30.8%), 복합학 21편(9.8%),     

교육 16편(7.5%), 자연 15편(7.0%), 공학 6편(2.8%), 인문학 4편     

(1.9%), 농수해양 1편(0.5%)으로 나타나(Table 3), 의약학을 제     

외하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MZ세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선행된 연구물 중 예술체육 학문분야에서 2012년에 MZ세대 관     

련 연구를 가장 먼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공학     

분야에서 2015년에 MZ세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2018년부     

터 비교적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MZ세대 관련 연구들을 진행     

함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 136편 중 공학 5편     

(3.7%) 교육 15편(11.0%), 복합학 10편(7.3%), 사회 64편     

(47.0%), 예술체육 35편(25.7%), 인문학 2편(1.5%), 자연 5편     

(3.7%)으로 사회 분야에서 밀레니얼세대 관련 연구물들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경향을 보였다(Table 4).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지속가능한 산업과 트렌드에 관심도가 이전 세대들에 비해 높     

Table 2. Status of research by year by types(thesis vs. journal)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All

Thesis
1

(1.4%)
- - - - -

12

(16.2%)

26

(35.2%)

46

(62.2%)

74

(34.6%)

Journal - -
1

(0.7%)

2

(1.5%)

3

(2.2%)

2

(1.5%)

10

(7.5%)

31

(23.2%)

85

(63.4%)

144

(65.4%)

total
1

(0.5%)

0

(0%)

1

(0.5%)

2

(0.9%)

3

(1.4%)

2

(0.9%)

22

(10.3%)

57

(26.6%)

131

(61.0%)

214

(100%)

M 

generation

Thesis - - - - - -
9

(13.1%)

19

(27.5%)

41

(59.4%)

69

(50.4%)

Journal - -
1

(1.5%)

1

(1.5%)

1

(1.5%)

2

(3.0%)

8

(11.9%)

20

(29.9%)

34

(50.7%)

67

(49.6%)

Total
0

(0%)

0

(0%)

1

(0.7%)

1

(0.7%)

1

(0.7%)

2

(1.5%)

17

(12.5%)

39

(28.7%)

75

(55.2%)

136

(100%)

Z 

generation

Thesis
1

(5.9%)
- - - - -

3

(17.6%)

7

(41.2%)

6

(35.3%)

17

(27.0%)

Journal - - -
1

(2.1%)

1

(2.1%)
-

2

(4.3%)

10

(21.3%)

32

(70.2%)

46

(73.0%)

Total
1

(1.5%)
- -

1

(1.5%)

1

(1.5%)
-

5

(8.8%)

17

(26.6%)

38

(60.1%)

63

(100%)

MZ 

generation

Thesis - - - - - - - -
5

(100%)

5

(33.3%)

Journal - - - - - - - -
10

(100%)

10

(66.7%)

Total - - - - - - - -
15

(100%)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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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유 경제나 사회적 참여 등을 추구하기에(Chung, 2020),       

이러한 밀레니얼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적 다른      

학문분야보다 사회 분야에서 밀레니얼세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추론된다. 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 63       

편 중 공학 1편(1.6%) 교육 1편(1.6%), 농수해양 1편(1.6%),       

복합학 10편(15.9%), 사회 17편(27.0%), 예술체육 24편(38.0%),     

인문학 2편(3.2%), 자연 7편(11.1%)으로, Z세대 관련 연구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경향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       

회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과 기술을 접한 세대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Z세대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Min & Suh, 2021),       

소셜미디어 상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영향을 받아 패션 등의 제       

품의 소비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Lee & Kim,       

2021), 비교적 예술체육과 사회 분야에서 Z세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M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 15편 중 예술체육 7편(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       

음으로 사회 4편(26.7%), 자연 3편(20.0%), 복합학 1편(6.7%)      

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엔 MZ세대 관련 연구들이 2020년        

까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라는 용어가 언       

제부터 등장하였는지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MZ      

세대의 키워드를 검색엔진에서 검색해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에 등장한 자료(Lee, 2020b)를 찾아볼 수 있어, 적        

어도 2019년 말부터 등장하여 2020년 10월에 트렌드 분석 관        

련 저서에서(Kim et al., 2020) 2021년 트렌드로 MZ세대 관        

련 내용을 다루면서 MZ세대의 개념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렇듯 MZ세대의 개념이 국내에서 비교적 알려진 시     

기를 고려하였을 때 2020년까지 MZ세대 관련 연구는 서서히     

시작되는 년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4.1.3. 연구주제

MZ세대 관련 연구물들의 연구주제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 참여 54편(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패션/     

뷰티 35편(16.3%), 사회/조직적응 31편(14.5%), 문화/여가활동    

25편(11.7%), 디자인/개발 24편(11.2%), 경제/취업/직업 21편    

(9.8%), 교육/진로/체험 11편(5.1%), 자아개념 9편(4.2%), 복지     

서비스 4편(1.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2012년-2016년엔 패션/뷰티와 디자인/개발, 경제/취업    

/직업과 교육/진로/체험, 사회 참여 관련 연구주제만 수행되었     

고, 2017년에는 사회 참여를 주제로 한 MZ세대 관련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2018년부터 사회 참여를 포함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여가활동과 사회/조직적응, 자아개념의 연구주제    

들이 수행됨을 알 수 있었고, 의외로 MZ세대 관련 정책/제도/     

법률에 관한 연구주제는 2020년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타인과 정보 공유와 소통에 익숙하며 사회 참여에 활     

발한 특성을 보이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MZ세대의 일상생활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     

구들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에     

MZ세대가 중요한 소비층으로 대두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므     

로 아직까지 MZ세대만을 대상으로 제정된 정책 또는 제도를     

찾기 어려워 정책/제도/법률에 관한 연구주제는 이루어지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Status of research by year by field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Engineering - - -
1

(16.7%)
-

1

(16.7%)

01

(16.7%)
-

003

(49.9%)

006

(2.8%)

Education - - - - - -
2

(12.5%)

05

(31.3%)

009

(56.2%)

016

(7.5%)

Agriculture fisheries 

oceanography
- - - - - - - -

001

(100%)

001

(0.5%)

Interdisciplinary science - - - - - -
02

(9.5%)

06

(28.6%)

013

(61.9%)

021

(9.8%)

Society - - - -
2

(2.4%)

1

(1.2%)

07

(8.2%)

20

(23.5%)

055

(64.7%)

085

(39.7%)

Art and physical education
1

(1.5%)
-

1

(1.5%)

1

(1.5%)
- -

07

(10.6%)

20

(30.3%)

36

(54.6%)

066

(30.8%) 

Medicine and pharmacy - - - - - - - - -
000

(0%)

Humanities - - - - - -
01

(25.0%)
-

003

(75.0%)

004

(1.9%)

Nature - - - - - -
02

(13.3%)

05

(33.3%)

008

(53.4%)

015

(7.0%)

Total
1

(0.5%)

0

(0%)

1

(0.5%)

2

(0.9%)

2

(0.9%)

2

(0.9%)

22

(10.3%)

56

(26.2%)

128

(59.8%)

2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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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 136편 중 가장 많       

이 수행된 연구주제는 사회 참여 32편(23.5%)과 사회/조직적응      

31편(22.8%)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경제/취업/직업 17편     

(12.5%), 교육/진로/체험과 복지서비스 각각 4편(2.9%), 문화/여     

가활동 9편(6.6%), 자아개념 5편(3.7%), 디자인/개발 16편     

(11.8%), 패션/뷰티 18편(13.3%)으로 나타났다(Table 6). Z세대     

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 63편의 연구주제들을 분석한 결과,     

사회 참여 17편(27.0%), 경제/취업/직업 4편(6.3%), 교육/진로/     

Table 4. Status of research by year by field(M generation vs. Z generation vs. MZ generation)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ngineering

M generation - - -
1

(20.0%)
-

1

(20.0%)

1

(20.0%)
-

02

(40%)

Z generation - - - - - - - -
01

(100%)

MZ generation - - - - - - - - -

Education

M generation - - - - - -
2

(13.3%)

05

(33.3%)

08

53.4%)

Z generation - - - - - - - -
01

(100%)

MZ generation - - - - - - - - -

Agriculture fisheries 

oceanography

M generation - - - - - - - - -

Z generation - - - - - - - -
01

(100%)

MZ generation - - - - - - - - -

Interdisciplinary 

science

M generation - - - - - - -
04

(40.0%)

06

(60.0%)

Z generation - - - - - -
2

(20.0%)

02

(20.0%)

06

(60%)

MZ generation - - - - - - - -
01

(100%)

Society

M generation - - - -
1

(1.5%)

1

(1.5%)

5

(7.8%)

16

(25.0%)

41

(64.2%)

Z generation - - -
1

(5.9%)
- -

2

(11.8%)

04

(23.5%)

09

(58.8%)

MZ generation - - - - - - - -
04

(100%)

Art and physical 

education

M generation - -
1

(2.8%)
- - -

7

(20%)

12

(34.3%)

15

(42.9%)

Z generation
1

(4.2%)
- -

1

(4.2%)
- - -

09

(37.5%)

13

(54.1%)

MZ generation - - - - - - - -
07

(100%)

Medicine and 

pharmacy

M generation - - - - - - - - -

Z generation - - - - - - - - -

MZ generation - - - - - - - - -

Humanities

M generation - - - - - -
1

(50.0%)
-

01

(50.0%)

Z generation - - - - - - - -
02

(100%)

MZ generation - - - - - - - - -

Nature

M generation - - - - - -
1

(20.0%)

02

(40.0%)

02

(40.0%)

Z generation - - - - - -
1

(14.4%)

03

(42.8%)

03

(42.8%)

MZ generation - - - - - - - -
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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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7편(11.1%), 문화/여가활동 13편(20.7%), 자아개념과 디자     

인/개발 각각 4편(6.3%), 패션/뷰티 14편(22.3%)으로, 보건/의료     

/건강과 결혼/보육/양육, 복지서비스와 사회조직적응, 정책/제도    

/법률 관련 연구주제는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MZ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 15편에 대한 연구주제를 분석       

한 결과 사회 참여 5편(33.3%), 문화/여가활동 3편(20.0%), 디       

자인/개발 4편(26.7%), 패션/뷰티 3편(20.0%)으로 나타났다. 

4.1.4. 연구유형

2010-2020년까지의 MZ세대 관련 총 214편의 연구물들의 연      

구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문지와 실험 등의 연구방법으       

로 진행된 양적연구가 125편(58.4%)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      

었다(Table 7). 그다음으로 심층면접/참여관찰 등의 질적연구가     

42편(19.6%), 이론/문헌연구 35편(16.4%), 양적/질적 혼합연구    

12편(5.6%) 순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세대 관련 총 136편의 연구물들은 양적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적연구가 85편(62.5%)으     

로 전체의 62.5%가 진행되었고, 그다음으로 질적연구 28편      

(20.6%), 이론/문헌연구 18편(13.2%), 양적/질적 혼합연구 5편     

(3.7%)으로 나타났다(Table 8). 연구유형들 중 양적/질적 혼합연      

구는 2020년보다 2019년에 더 많이 진행된 경향을 보였고, 그        

외에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이론/문헌연구는 2020년에 가장 활     

발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63편의     

연구물들의 연구유형별 특성은 양적연구 30편(47.5%), 질적연     

구 14편(22.3%), 양적/질적 혼합연구 5편(7.9%), 이론/문헌연구     

14편(22.3%)으로 나타났고, MZ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총 15     

편의 연구물 중 양적연구가 10편(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양적/질적 혼합연구 2편(13.3%), 이론/문헌연구 3편     

(20.0%)으로 질적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주제로 한 논문의 내용     

분석

MZ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트렌드는 그들만의 특성을 반영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다양한 기업에게     

상품 또는 마케팅 기획에 대한 영감과 중요한 리서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을 키워드로 한 MZ세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단 4편만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연구년도는 2016년 1편, 2019년 1편, 2020년 2편이 수     

행되었고, 학문분야는 사회와 예술체육 분야 각각 2편, 연구유     

형은 이론/문헌연구 1편과 양적연구 3편으로 모두 학술지 연구     

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란 키워드로 국내 논문을 찾     

Table 5. Status of research by year by subject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Health care/medicine/health - - - - - - - - -
000

(0%)

Social participation - - - -
2

(3.7%)

2

(3.7%)

05

(9.2%)

12

(22.2)

033

(61.2%)

054

(25.3%)

Marriage/child care/rearing - - - - - - - - -
000

(0%)

Economy/employment/job - - -
1

(4.8%)
- -

03

(14.3%)

03

(14.3%)

014

(66.6%)

021

(9.8%)

Education/career/experience - - -
1

(9.1%)
- - -

04

(36.4%)

006

(54.5%)

011

(5.1%)

Culture/leisure activities - - - - - -
02

(8.0%)

04

(16.0%)

019

(76.0%)

025

(11.7%)

Welfare service - - - - - - -
02

(50.0%)

002

(50.0%)

004

(1.9%)

Social adaptation - - - - - -
01

(3.2%)

12

(38.7%)

018

(58.1%)

031

(14.5%)

Ego concept - - - - - -
03

(33.3%)

04

(44.5%)

002

(22.2%)

009

(4.2%)

Policy/institution/law - - - - - - - - -
000

(0%)

Design/development - -
1

(4.2%)
- - -

01

(4.2%)

07

(29.2%)

015

(62.4%)

024

(11.2%)

Fashion/beauty
1

(2.8%)
- - - - -

06

(17.1%)

09

(25.7)

019

(54.4%)

035

(16.3%)

Total
1

(0.5%)

0

(0%)

1

(0.5%)

2

(0.9%)

2

(0.9%)

2

(0.9%)

21

(9.8%)

57

(26.7%)

128

(59.8%)

2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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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us of research by year by subject(M generation vs. Z generation vs. MZ generation)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Health care/medicine/

health

M generation - - - - - - - - -

Z generation - - - - - - - - -

MZ generation - - - - - - - - -

Social participation

M generation - - - -
1

(3.1%)

2

(6.3%)

04

(12.5%)

08

(25.0%)

17

(53.1%)

Z generation - - - -
1

(5.9%)
-

01

(5.9%)

04

(23.5%)

11

(64.7%)

MZ generation - - - - - - - - -

Marriage/child care/

rearing

M generation - - - - - - - - -

Z generation - - - - - - - - -

MZ generation - - - - - - - - -

Economy/employment/

job

M generation - - -
1

(5.9%)
- -

03

(17.6%)
-

13

(76.5%)

Z generation - - - - - - -
03

(75.0%)

01

(25.0%)

MZ generation - - - - - - - - -

Education/career/

experience

M generation - - - - - - -
01

(25.0%)

03

(75.0%)

Z generation - - -
1

(14.2%)
- - -

03

(42.9%)

03

(42.9%)

MZ generation - - - - - - - - -

Culture/leisure activities

M generation - - - - - -
01

(11.1%)

01

(11.1%)

07

(77.8%)

Z generation - - - - - -
01

(7.7%)

03

(23.1%)

09

(69.2%)

MZ generation - - - - - - - - -

Welfare service

M generation - - - - - - -
02

(50.0%)

02

(50.0%)

Z generation - - - - - - - - -

MZ generation - - - - - - - - -

Social adaptation

M generation - - - - - -
01

(3.2%)

12

(38.7%)

18

(58.1%)

Z generation - - - - - - - - -

MZ generation - - - - - - - - -

Ego concept

M generation - - - - - -
01

(20.0%)

03

(60.0%)

01

(20.0%)

Z generation - - - - - -
02

(50.0%)

01

(25.0%)

01

(25.0%)

MZ generation - - - - - - - - -

Policy/institution/law

M generation - - - - - - - - -

Z generation - - - - - - - - -

MZ generation - - - - - - - - -

Design/development

M generation - -
1

(6.3%)
- - -

01

(6.3%)

06

(37.4%)

08

(50.0%)

Z generation - - - - - - -
01

(25.0%)

03

(75.0%)

MZ generation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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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본 결과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워, 유사한 측면에서 소        

비가치 관련 논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정 세대의 소        

비가치는 라이프스타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Engel      

et al., 2006; Kim, 2010)을 미루어 볼 때,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론 그들에게 내재된 가치       

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밀        

레니얼세대를 대상으로 소비가치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니, 밀레니얼세대의 소비가치를 알아본 연구들(Kim & Lee,      

2020; Koo, 2020)에서는 주로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        

적 가치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밀레니얼세대가 제품       

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제품       

의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밀레니얼세대는 스스로        

의 판단과 가치에 의해 실용적이고 기능이 뛰어난 제품 구매를        

지향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구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자율지향적 가치,      

윤리적 가치, 합리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제시한 연구(Lee &        

Kim, 2020)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알아본 Park(2016)은 가      

장 큰 특징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언급하였다. 즉 Z세        

대의 과반수가 게임을 주된 콘텐츠 소스로 생각하며, 평균 5개        

화면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디지털 기기에 매우 익숙한 행태를        

보이고, Z세대의 대부분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       

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Z세대의 경우 평균 집중 시간은 8초         

이내로 매우 짧다고 하며, 상당수의 Z세대가 과잉행동 및 주의        

력결핍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Z세대는 시각       

적 자료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익숙하며 자신이 직접 이미        

지를 제작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반응속도는 밀레니얼세대     

보다 더욱 빠른 경향이 있다. 그리고 Z세대는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해 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은 비교적 선호하지 않고, 다른     

세대에 비하여 경제적 지위, 사회, 종교, 성별, 인종, 민족성에     

대해 가장 편견이 없다고 하였다. Jung et al.(2019)은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크게 보수적 사고형, 안정성 추구형, 변화     

실현형, 적극적 변화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보수적 사고형은 가     

정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인식하며 삶에서 종     

교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고, 안정성 추     

구형은 삶에서 변화보다 안정성을 선호하기에 소수의 몇 가지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유형이다. 변화 실현형은 새로운 일에 도     

전하는 삶을 좋아하고 최신 패션 트렌드에 민감하고 타인보다     

패션 감각이 있다고 여기는 유형으로, 적극적 변화형은 IT기기     

나 자동차, 전자제품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유형이었다.     

Lee et al.(2020)은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편리지향’,     

‘안정지향’, ‘실속지향’, ‘사교지향’으로 분류하였는데 편리지향    

은 반조리 음식, 배달음식을 선호하며 비교적 조리가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드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유형이었다. 안정지향은     

미래를 위해 저축과 보험을 추구하고,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하     

는 것을 선호하며,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브랜드 명성     

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     

였다. 실속지향은 인생에서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자 노력하며     

어떤 일을 행할 때 준비를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사교지     

향은 자유분방하고 쾌활하여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며,     

어떤 일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었다. 

유일하게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     

(Chung, 2020)를 살펴보니, 총 3개 군집인 작은사치형, 업글인     

Table 6. Continued.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ashion/beauty

M generation - - - - - -
05

(27.8%)

07

(38.9%)

06

(33.3%)

Z generation
1

(7.1%)
- - - - -

01

(7.1%)

02

(14.3%)

10

(71.5%)

MZ generation - - - - - - - - -

Table 7. Status of research by year by method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Quantitative research(survey/experiment)
1

(0.8%)
- -

1

(0.8%)

1

(0.8%)

2

(1.6%)

12

(9.6%)

32

(25.6%)

076

(60.8%)

125

(58.4%)

Qualitative research(depth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 - -

1

(2.4%)
- -

03

(7.1%)

11

(26.2%)

027

(64.3%)

042

(19.6%)

Mixed research - - - - - - -
03

(25.0%)

009

(75.0%)

012

(5.6%)

Theory/literature research - -
1

(2.8%)
-

1

(2.8%)
-

07

(20.0%)

10

(28.7%)

016

(45.7%)

035

(16.4%)

Total
1

(0.5%)

0

(0%)

1

(0.5%)

2

(0.9%)

2

(0.9%)

2

(0.9%)

22

(10.3%)

56

(26.2%)

128

(59.8%)

2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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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형, 마이싸이더형으로 제시되었다. 작은사치형은 제품의 실용     

성이나 품질, 가격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제품만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낮고, 업글인간형은 트렌드에 민감하여 자      

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투자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으        

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마이싸이더형은 가       

격 대비 품질과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꼭 필요한 제품을 사려는 특성을 보이는 집         

단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그리고 MZ세대의 라이     

프스타일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다       

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밀레니얼세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실용적이며 자신의 개성이 표현 가능       

하며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할 때 행복을 느끼지만,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서는 의외로 제품의 실용성이나 기능을 크      

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 특성은 밀레니        

얼세대는 제품 구매 시 실용성에, Z세대는 편의성에 더욱 초점        

을 둔다는 점(Chung, 2020)을 토대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같은 집단으로 묶었기에 나타난 특성으로 보인다. 둘째, Z세대     

는 밀레니얼세대보다 반응속도가 빨라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활     

용해 소셜미디어상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며, 이러한     

Z세대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자신을 과     

시하려고 하였다. 셋째, 일부 Z세대에서만 나타난 라이프스타     

일 특성으론 변화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실     

행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사전준비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를 토대로 두 세대의 특성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밀레니얼세대는 좀 더 실용적인 제품     

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여 행복감을 추구하는 ‘실속 지향주의’     

로 정리할 수 있다. Z세대의 특성은 삶에 있어 안정성과 소통     

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의외로 제품의 기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안정성 및 소통 지향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MZ세대 관련 학술지 및     

Table 8. Status of research by year by method(M generation vs. Z generation vs. MZ generation)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M generation

Quantitative research(survey/

experiment)
- - - -

1

(1.2%)

2

(2.4%)

8

(9.4%)

24

(28.2%)

50

(58.8%)

085

(62.5%)

Qualitative research(depth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 - -

1

(3.6%)
- -

3

(10.7%)

08

(28.6%)

16

(57.1%)

028

(20.6%)

Mixed research - - - - - - -
03

(60.0%)

02

(40.0%)

005

(3.7%)

Theory/literature research - -
1

(5.6%)
- - -

6

(33.3%)

04

(22.2%)

07

(38.9%)

018

(13.2%)

Total
0

(0%)

0

(0%)

1

(0.7%)

1

(0.7%)

1

(0.7%)

2

(1.5%)

17

(12.5%)

39

(28.7%)

75

(55.2%)

136

(100%)

Z generation

Quantitative research(survey/

experiment)

1

(3.3%)
- -

1

(3.3%)
- -

4

(13.3%)

08

(26.8%)

16

(53.3%)

030

(47.5%)

Qualitative research(depth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 - - - - - -

03

(21.4%)

11

(78.6%)

014

(22.3%)

Mixed research - - - - - - - -
05

(100%)

005

(7.9%)

Theory/literature research - - - -
1

(7.1%)
-

1

(7.1%)

06

(42.9%)

06

(42.9%)

014

(22.3%)

Total
1

(1.6%)

0

(0%)

0

(0%)

1

(1.6%)

1

(1.6%)

0

(0%)

5

(7.9%)

17

(27.0%)

38

(60.2%)

063

(100%)

MZ generation

Quantitative research(survey/

experiment)
- - - - - - - -

10

(100%)

010

(66.7%)

Qualitative research(depth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 - - - - - - -

00

(0%)

000

(0%)

Mixed research - - - - - - - -
02

(100%)

002

(13.3%)

Theory/literature research - - - - - - - -
03

(100%)

003

(20.0%)

Tota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15

(100%)

0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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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214편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관련 주제로 한 연       

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2020년까지의 MZ세대 관련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14편의 연구 중 학위논문은 74편(33.9%)이었고, 학       

술지는 144편(66.1%)으로, 밀레니얼세대 관련 논문의 경우     

2014년부터, Z세대 관련 연구는 2012년부터, MZ세대 관련 연       

구는 2020년에 진행되었다. 이는 202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내      

에서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고조된 것을 시사한       

다. MZ세대 관련 학문분야 현황은 사회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밀레니얼세대도 사회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Z세대는 예      

술체육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MZ세대 관련 연       

구물은 예술체육, 사회, 자연, 복합학 분야에서만 실시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에 대한 용어가 MZ세대보다 일찍이 다뤄졌기에, 두 세대는 비        

교적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물들이 축적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는 MZ세대의 특성 중 하나가 활발한 사회 참여와 소비         

행동(Chung, 2020)이라는 점을 토대로, 비교적 사회와 패션,      

뷰티 등의 예술체육 분야에서 MZ세대 관련 연구가 실시된 것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10년-2020년의 MZ세대 관련 연구        

주제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 참여와 그다음으로 패션/뷰       

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변화된 MZ세대의 소비욕구와 가       

치, 성향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실        

질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물들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2020년의      

MZ세대 관련 연구유형별 특성에서 설문지와 실험 등의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양적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는데, 이 결과는 MZ       

세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적연구를 활용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MZ세대의 특성을 보다 심         

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MZ세대를 심도 있게 알아보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M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16년 1편,       

2019년 1편, 2020년 2편이 수행되었고, 학문분야는 사회와 예       

술체육 분야 각각 2편, 연구유형은 이론/문헌연구 1편과 양적       

연구 3편으로 모두 학술지 연구로 진행되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고찰한 것을 결       

과를 토대로, 특히나 밀레니얼세대는 실용적이며 타인의 시선      

과 자신의 개성 표현이 가능한 제품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내재됨을 알 수 있었다. Z세대는 밀레니얼세대보다 반응속도가      

더욱 빠른 특성으로 인해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타인       

과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의외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간 이 두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제품을 소비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 동        

일한 세대로 인식된 경향이 있었으나.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니 두 세대의 라이프스      

타일이 마냥 같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였기에    

밀레니얼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보려는 시도가 부족하였고,    

MZ세대를 대상으로 가치를 파악하는 연구(Chang, 2021; Hong,     

2020; Kim, 2021; Lee & Lee, 2021)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그들     

에게 내재된 가치와 성향,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밝     

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MZ세대 관련 연구물들이 2012년엔 약 1편 정도     

가 수행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MZ세대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여 동안     

에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MZ세대 관련 보도자료는 매     

우 다양하고 그 수는 많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분석하     

는 학술적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고,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에서 특정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행동양식을 파악하기 위     

한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MZ세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비단 학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므로, MZ세대의 성향     

및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Z세대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세분화된 주제 연구도 의미가 있으나 MZ세대 관련 사회현상     

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 조금 더 일     

반적인 주제 연구에 비중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최근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들이 MZ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MZ세대의 개성적 성향과 행     

동,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의가 있다. 둘째, MZ세대 관련하여 그     

간 수행된 상호 간의 연구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     

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셋째, MZ세대 관련한 연     

구 동향을 토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 주제나 학문 분야     

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나 예술 분야에 초점     

을 둔 연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MZ세대 관련한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MZ세대 관련하여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     

로 하였고, 특히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등의 발표논문,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연구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한계점이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MZ세대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합쳐     

진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세대에 관한 선행연구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까지 연구동향 키워드에 파악하     

여 관련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두 세대를 포함하여     

함께 살펴본 것은 MZ세대의 연구에 초점을 두기 보단, 자칫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비교분석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한계점     

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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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MZ세대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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