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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ICT 기술로 핀테크 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의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며, 여기에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오픈 뱅킹이라는 인프라가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산업과 연계되어 금융정보의 이종결합, 자산 조회 및 이체 기능이 결합되는 오픈 파이낸스 시대가 도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 주목하여 나타난 개념으로, 데이터의 주체가 능동적인 자기결정권

을 갖는데 의의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가 시행 되며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해외 주요국가에서 마이데이터 개념을 적용한 PSD2 및 오픈뱅킹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

인 비즈니스 모델(Mint, Information Bank, Strands)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공통

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거래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모델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중심의 모든 

데이터로부터 개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쉽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스스로 이를 관리, 통제, 활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

니스 모델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핀테크,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novation of business model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data-driven model. the main concept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data economy 

are reviewed, and implications are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data-based convergence service 

creation cases. This study identified the existing data-driven business model of the creation of MyData 

service industry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ncept of the data econom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t considering the mobile environment and consumer 

acceptance of data portability, the rippl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My Data on the financial 

industr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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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비대면 업무 영역의 확대로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

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

로 개선되는 현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산업의 패

러다임 변화에 기업의 행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20]. 특히 COVID-19의 지속으로 비대면의 일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양이 폭발적으

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가 핵심자산으로서 부각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Data Industry)이 부상하

게 되었다. 지금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 활용은 비

즈니스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자

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매개로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등장했다.  

특히 금융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핀테크의 등장과 함께 ICT의 확산으로 상

호 연결된(connected) 세상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디

지털 뱅킹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16].  

2018년부터는 정부의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

되며 등장한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핀테크 관련 연구

가 지속되고 있으나 데이터경제나 마이데이터관련 산업 

연구나 이들의 적용을 위한 선행연구는 다소 부진한 것

이 사실이다. 국내의 경우 대표 핀테크 기업인 토스, 뱅

크샐러드나 캐시노트와 같은 사례가 있으나 이들에 국한

되어 서비스가 발전되고 있어 실제 국내 금융데이터 활

용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데이터경제 발전에 있어 금융의 마이데이

터 관련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데이터경제(Data Economy) 

데이터 경제는 2011년 가트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

하였는데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

되는 경제구조”를 뜻하며 2014년 유럽 집행위원회가 경

제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 개념을 도입하면서 알려지

기 시작했다[13]. 기술적 관점에서는 “정교한 소프트웨어 

및 기타 도구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매우 상세한 대량

의 비즈니스 및 조직 데이터를 저장, 검색, 분석함으로써 

창출되는 재정적, 경제적 가치”로 정의된다[1]. 

모든 종류의 서비스 무역은 1990년 이후 약 20년 동

안 6배 증가하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두 배가 되었는데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약 1/4에서 거의 절반으로 증가했다[23]. 

인터넷 라이브 스태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메일 전

송은 1초 당 300만 건 이상, 구글 검색 및 유튜브 동영상 

보기는 각 9만건 이상, 인스타그램에 사진 전송 1천건 이

상, 인터넷 트래픽 130GB 이상 등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 

Table 1. Global trade in data-driven services[5]

The global big data market View what happens in one second

number of emails 3,078,753

Google searches 96,398

YouTube videos 92,206

Instagram photos 1,110

GB of Internet traffic 13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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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

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

산 및 제공하는 산업”으로, “데이터의 생명주기 또는 가

치사슬 상에 나타난 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함

해 데이터로부터 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 이

와 연관된 활동”을 포함한다[7]. 데이터 산업은 21세기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이나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자원

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정부 관점의 디지

털 기술의 혁신을 주도했다면, 최근의 디지털 전환은 기

업 또는 산업의 전략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매개로 한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

닌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2.2 데이터 유통(Data Marketplace) 

데이터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구성되

었다는 뜻인데, 이때 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 공유를 의

미하며 대표적으로 ‘데이터 유통시장’(데이터 시장, 

Data Marketplace)으로 표현된다. 데이터 시장은 데이

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익을 위해 데이터를 사고 파는 

곳으로서 실제 데이터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하는데 

즉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구매와 판매가 가능하

다[18].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는 "

데이터 교환을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일반적인 시장

처럼 데이터가 교환되는 시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24], 

OECD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게시자의 데이터를 호스팅

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향상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한다[14].

학계에서 유통시장에 대한 많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데이터 유통시장에 대한 단일화 된 정의는 찾

기 어렵다. 그러나 각각의 데이터 유통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기능 및 데이터의 제공방식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

를 수 있으며, ‘데이터 유통시장’과 ‘데이터 제공자(Data 

Provider)’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19]. 여기

서 데이터 제공자의 경우 종종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데이터 공급자(Data Supplier) 또는 데이터 

공급업체(Data Vendor)라고도 불린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글로벌을 중심으로 ‘데이터 브

로커’ 개념이 인지되어 시장규모가 이미 크게 형성된 바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재판매할 목적

으로 이를 가공하거나 분석을 하는 기업”이며, 전 세계 

약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 즉, 

수요자와 생산자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며 방대하고 복

잡한 정보의 선택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새로운 형태의 

중개업체인 정보 중개자로서 기업 및 고객의 상호 간 정

보 교환 과정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중개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수요자의 탐색 비용 절감과 구매를 용이하게 한

다. 데이터 생태계의 빠른 진전에는 정보 규제 등 관련 

제도 확립이 큰 역할을 했다. EU는 유럽 데이터 공간에

서 보다 원활한 금융 데이터 공유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

를 강력 추진했는데, 이것이 데이터 생태계의 급속한 발

전을 초래 했다[8].

Fig. 1. Role model of data marketplace ecosystems[19]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3호184

2.3 마이데이터(MyData) 

최근 10년 동안 빅데이터가 이미 대중적인 용어로 되

어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시 데이

터가 화두 되며 마이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마이데이

터란 “기본적으로 기관에게 위임하였던 개인데이터 처리 

권한을 개인이 다시 돌려받아 정보처리에 적극적으로 관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15]. 즉, “본인 정보

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

의에 따라 본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즉,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근거하여 본인 정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자 또는 요청자가 

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다[17]. 이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의

지에 의해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7년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마이데이터 원칙

(declaration of MYDATA principles)을 발표하였는

데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형식적인 권리(formal 

righs)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actionable rights), 둘

째,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로부터 데이터 권한 

강화로(data empowerment), 마지막으로 폐쇄적 생태

계(closed ecosystems)에서 개방형 생태계로(open 

ecosystems)의 변화이다. 기존에도 금융기관에서는 고

객의 신용평가, 조기경보, 고객 이탈 방지, 교차 판매 등

의 분야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왔으나 이는 정보 주체

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활

용해 온 것이었다.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

과 방법 등을 개인을 결정하며 활용 결과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분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초기 수준인 국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지난 3

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하며 해외 선진국의 정책보다 

더 광범위하고 도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시작으로 2020년 데

이터 3법 개정과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2021년 

데이터 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산업을 위한 제도

를 마련하고 본인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고객의 자산․

소비 패턴 분석 등을 통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신

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마이데이터 시장을 본격적으

로 조성 했다[2]. 

마이데이터에 앞서 먼저 시행된 오픈뱅킹은 은행 정보

를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추구한다. 고객이 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관된 본인정보를 제3자 사업자

에게 이동하도록 해주는 마이데이터와 같은 제도의 도입 

시 고객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국내 에서도 오픈 API구축 및 활용에 대한 준비를 마쳤

으며 이제 2021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1

월부터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결합하여 자산

관리 플랫폼이 발전하는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

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성된 마이데이터 생태계로부터의 혜택은 개

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보유 및 활용기관, 그리고 관

리 및 중재 역할로서의 정부에게도 미치게 된다. 먼저 

“개인으로부터 데이터 처리 권한을 받게 되는 제3자는 

자체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없이도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

니스를 모색할 수 있다[21]. 대표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시

스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

출되어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산업규모가 확장되고 경

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사례 연구는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 또는 확장하거나 

특정 이론에 도전할 때 유용한 연구방법론 이다[4]. 현재 

시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미성숙하고 

경영적 관점에서도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아직 초기

상태로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연구자가 통제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 검증이 아닌 현상을 설명하는 연

구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25].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

기관의 비즈니스 혁신 모델 연구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국내보

다 마이데이터가 먼저 시행된 글로벌의 마이데이터 서비

스 사례를 수집하였다. 

3.1 민트(Mint) 

대표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는 2007년 미국에서 설립

된 핀테크 기업 인튜이트(Intuit Inc.)사에서 제공하는 

민트(Money Intelligence)서비스이다. 소상공인, 중소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재무, 회계, 세금, 자산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

이다. 2009년 인튜이트는 재무․예산 및 신용점수 관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트를 인수하고 개인 

신용평점 조회 및 관리 전문기업인 크레딧카르마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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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크레딧카르마는 미

국, 영국, 캐나다에 약 1억1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미

국 최대 개인종합자산관리 금융 서비스 기업이다.

민트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고객이 입력을 

최소화하며, 고객에게 가능한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함으

로써 사용자의 작업량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사용자가 본인 정보를 수동을 입력해야 하는 의무에

서 벗어나게 될수록 서비스의 성공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데 민트는 이를 해냄으로써 기존의 경쟁자들을 제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민트 서비스는 무료인

데 고객의 자산을 분석하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는데 이때 추천되는 상품에 대한 추

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수익을 창출한다. 

인튜이트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뿐 아니라 특

히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데 특히 터

보택스(turbotax)라는 서비스로 세무서비스 제공에 주

력하며,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휴된 금융사들을 기

반으로 대출 중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

종합적인 세무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튜이트는 터보택스를 중심으로 민트를 통해 고객에게 

세무 및 재무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금

융서비스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집할 수 있는 데

이터가 금융 및 세무 정보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민트는 사용자가 한곳에서 자산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트가 기

존의 쟁쟁한 경쟁자들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

은 바로 기성품의 불편함과 한계에 주목하고 이를 뛰어

넘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인데, 경쟁사의 미흡한 거

래 분류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고, 정확도가 매우 

높은 분류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탑재하여 자동화 범위를 

최대화하며 고객의 호응을 얻었다. 민트는 개인자산관리 

앱으로 은행, 카드, 요금 고지서, 신용도 등을 일괄적으

로 관리 가능하며, 국내의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의 핀테

크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금융사가 시장

을 장악한 상황에서 민트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으

로 고객의 호평을 받으며 시장을 변화시킨 가장 대표적 

마이데이터 사례로 꼽히고 있다. 

3.2 정보은행(Information Bank) 

마이데이터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이 다양한 기업

이나 기관과 일일이 계약을 하며 데이터 제공 동의를 하

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관에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

권 강화 방안으로 데이터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고 수익

을 얻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정보

이용신용은행(정보은행, Information Bank) 개념이 등

장했다. 정보은행은 정보주체인 개인과의 계약에 의해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의 요청 또는 미리 지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을 대신하여 타당성 판단 후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모델이다[10].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과 차세대 

의료기반법 등의 마련으로 제도적 기틀을 잡았다. 이후 

2019년에는 정보은행 인증제도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

Fig. 2. One Intuit Ecosyste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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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신탁은행의 "디프라임", 페리카 

포인트 마케팅의 "와타시포스트“, J스코어, 주부전력 회

사의 지역형 정보은행 서비스 ”마인리“, 일본의 종합광고

회사 덴츠의 자회사인 마이데이터 인텔리전스의 ”MEY“, 

의료·헬스케어사 MILIZE의 ”보험데이터뱅크 서비스“ 등

이 정보은행으로 허가를 받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특히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2021년 3월, 

정보은행인 ‘디프라임(DPRIME)’을 정식 오픈하였는데 

안면인식 기반 신원 인증 서비스 등 편리성을 도모하고 

수집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들의 주요 수익모델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중계수수료를 통해 유료로 이를 제공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정보은행은 정보의 소유권과 통제권의 초점을 정보주

체 개인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개인정보 통제권을 부여

함으로써 정보시장의 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

련한 판단을 개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위

탁함으로써 정보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서도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

를 거두고자 했다[9]. 단, 데이터 보유자와 사업자간 거

래와 중개를 가능케 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 형성을 견인

하고 있으나 데이터 이동성 권한이 미흡하고 개별적 동

의에 기반을 한다는 등의 제도적 한계를 가지며 인센티

브 및 표준화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11]. 결국 정보

은행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은 개인정보에 관리 

체계 확립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운영 시스템으

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플랫폼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3.3 스트란즈(Strands)의 재무관리솔루션 

스트란즈(Strands)는 200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핀테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상공인의 재무관

리 서비스(Business Financial Management)를 제공

하는 PFM 벤더이다. Strands는 금융 기관과 온라인 소

매업체가 디지털 채널에서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화 및 추천 솔루션의 글로벌 제

공사이다. 중소기업이 재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서비스로서 거래, 송장 발행, 현금 흐름 분석, 수

입 및 지출, 재무 일정, 예산 책정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금융 기관을 위해 고도로 맞춤화 가능한 디

지털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제공하는 화이트 

라벨 솔루션으로서 마스터카드, BBVA, Santander, 

Deutche Bank 등을 포함하여 7백여 개 은행과 협력하

고 있다. 

스트란즈의 차별화된 기능으로 꼽히는 것은 먼저 높은 

거래 분류 정확도이다. 그리고 지출 습관을 보여주는 재

무 캘린더와 개인화된 알림, 현금 흐름 분석, 지출형태를 

비교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제공, 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오늘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ok-to-spend 기능 등이 꼽힌다. 서비스 측면에서 자산

관리 솔루션이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고객경험과 인

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입하고 유지하기 때

7 key benefits for banks([21], 저자 재정리)

key benefits for banks main contents

고객의 주거래 은행화
(Become your customer’s primary bank)

모든 계정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공간(space)을 제공(비금융기관에서도 가능). 편리하게 한곳에서 : 
개인 재무 관리 도구(PFM) 

고객을 360° 알기
(Get a 360° view of customers)

계좌통합조회 기술(aggregation technology)을 통해 은행은 중요한 금융/재무 정보를 획득하여 고
객의 특정한 요구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발견하고 타겟팅할 수 있음

교차․상향판매 수익 증대
(boost cross & up-sell revenue)

이러한 고객의 이해과정을 통해 통찰력을 획득한 후 은행은 고객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깨닫기도 
전에 신속하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제안하여 전달 

고도화된 CX 제공으로 유지율↑, 신규고객 유입

(increase retention and attract new customers with elevated 
CX)

여러 기관의 계좌를 연결한 고객은 고도화된 고객경험(CX)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

도가 높아질 것으로 궁극적으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됨

최적화된 중개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 
및 ROI 극대화

(save money and maximize ROI through 
optimized brokering)

PFM 서비스들은 항상 동적인 중개 엔진을 기반으로 최대 구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중개
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임. 은행은 메타 집계(Meta-aggregation)를 선택함으로써 비용
을 절약하게 되는데, 더 많은 공급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서 낮은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단일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의존성 감소
(reduce dependency on a single aggregation services 

provider)

PFM사들의 메타집계 기술을 통해 수집처의 수를 최적화 시켜놓고 계좌에 접근할 수 있음. 즉, 하나
의 연결이 끊어지면 즉시 자동으로 다른 연결로 대체하게 됨으로서 단일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의존

성을 감소

품부하고 깨끗한 고객 데이터 접근

(access rich, cleaner customer data)

고객이 외부 계정을 보유한 위치를 나타내는 집계 데이터 등도 추가 세부사항으로 추가하여 분류 

매핑 기능 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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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은행에 필요한 기능이라 평가된다. 

즉 Strands Personal Finance(SPF)는 글로벌 금융 

기관 및 소비자에게 PFM 솔루션을 제공하며 은행이 고

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자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트란즈의 서비스로 은행은 고

객 관계를 강화하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며 향상된 교

차 마케팅 기회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재무제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Strands BFM은 중소기업 고객이 본연

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이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화이트 라벨 솔루션으로서 국내 

시장에서도 금융기관을 위한 B2B 비즈니스 모델로 벤치

마킹할 수 있겠다.

3.4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발전 방안 

이처럼 기존에 전통적인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적 영업

방식에서 개방형 혁신 모델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

스가 시작되면서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가 강화되고, 특

히 고객 접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

형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소비자 혜택 증대 등 금융시장의 개방형 혁신이 촉진되

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는 제3자가 고

객의 대신해 다양한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지급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따라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 활용성을 높

이고 우수한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핀테크가 기존의 

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한 시장의 주요 변화는 먼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금융 현황과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부

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은행이 고객과 더 긴

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고객 이탈을 줄이고 기존의 주거

래 은행에서 전체 금융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점

이다. 여기서 은행의 가장 큰 이점은 이러한 금융 집계 

기능을 통해 고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 더 나은 개

인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좌통합조

회(account aggregation) 영역이 우선적으로 큰 변화

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민트의 출시당시 고객들은 기존의 은

행이 아닌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로 이동하여 본인 계좌

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은행들도 모든 금융 

현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의 금융생활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과 예측을 제공하는 보다 초개인화된 

PFM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계좌통합조회 분야에서 가

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고객이 자신의 계좌에 접근하길 

원하고 데이터 공유에도 더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인튜

이트사의 터보택스 서비스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돕기 위해 대출 및 

회계장부에 승인된 금융 데이터 공유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이전과 큰 차이점은 이제 데이터 집계

가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

록 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금융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마이

데이터 사업은 금융뿐 만이 아니라 의료 및 공공분야 등

으로 확산을 위해 법률 개정이 되는 등 궁극적으로 분야

의 장벽 없이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을 지향하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지금의 데이터 경

제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4. 결론

4.1 요약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국내보다 먼저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

한 해외의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의 금융

시장 변화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중심의 모든 데이터로부터 개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쉽

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 

기업이나 기관에 산재한 본인 데이터를 확인, 통제, 활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오퍼

레이터’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역할을 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혁

신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첫

째,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거래의 효율

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모델을 제공한다는 관점

에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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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 고유 업무 뿐 아니라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어 데이터 관련 기

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민트 서비스

는 대규모 사용자 확보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으나 다양

한 데이터 수집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맞춤형 서비스 제

공에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마이데이터 사업 성공을 

위해 개인들의 편리한 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데이터 수

집이 가능한 개방성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 국내 대형 금융사들은 수퍼앱 젼략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플랫폼화는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모

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API 생태계를 조성해

야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

하여 기존에 보유한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글로벌만이 아니라 국

내도 언번들링을 넘어 리번들링 현상이 목격되는데, 기

존 뱅킹앱에 계열사 서비스까지 합친 통합 플랫폼을 구

축하고 있다. 즉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장 최적의 서비스

가 수퍼앱이라 불리는 강력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

기 위해 전용 마이데이터 채널 구축 등과 같은 분리된 형

태의 대규모의 서비스 구축보다는 수퍼앱으로 가기위한 

단계적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에 집중해야겠다. 

지금의 모바일 환경과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마이데이터 시행이 금융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

터를 활용한 사업기회는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모든 사업

자에 공평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금융 시장경쟁에서 

데이터 활용 역량은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다[12]. 

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이데이터의 

정책과 특정 사례 연구만을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으

나, 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금융에 대

한 구체적인 모습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혁신적 금융

에 대한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적 성공 요

인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장치의 발전방향 등을 통해 보

다 산업 생태계, 실무적, 학문적 측면의 의미 있는 후속 

연구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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