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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yData is a government data policy focused 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ing public 

data openness. Major countries worldwide are strengthening individuals'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in finance, where personal data is utilized with consent. This study introduces MyData's concept and 

characteristics, exploring case studies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from seven foreign companies in 

the UK, US, Japan, and China. Challenges were identified in advancing data analysis, consulting, 

third-party provision, and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in MyData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Enhancing the protection and usability of consumers' financial information is crucial, not only in finance 

but also in education and other industries handling sensitive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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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보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부의 데이터 정책이다. 최근 해외 주

요국에서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보호와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개인의 동의를 받

아 개인 데이터를 책임 있게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의 개념

과 특징을 소개하고 마이데이터를 적용한 금융서비스들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영국, 

미국, 일본과 중국의 대표적인 7개의 해외기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마이데이

터 서비스를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과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제3자 제공,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서

비스들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융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산

업 이외에 교육 등의 타 산업 내 소비자의 금융정보 보호와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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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는 생산, 소비, 생활 방식의 

변화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공공, 민간 모든 분야

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도화

할 수 있는 필수적 자원이며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고 있

다. UN의 데이터경제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초당 인터넷 트래픽은 6만 7000GByte, 이메일 전송 건수

는 270만 건 등 모두 1초당 28만 9,000GByte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한다[1]. 이처럼 하루에도 엄청난 데이터가 생

성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데이터 중심의 수집 및 활용 환

경으로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인 데

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생성되고 축적되는 개인 

데이터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

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중요한 문제

로 부각 되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

로 마이데이터(MyData) 라고 볼 수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과 한국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

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볼 수 있다[2]. 또한,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분산신원증명)등 블록체인 패러다임의 등장 및 

한계 노정 등 데이터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책과 산업은 더욱 탄력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특히 은행 등 금

융 관련 산업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마이데이터를 활

용하여 각 회사에 퍼져있었던 은행, 보험, 카드 등과 같은 

금융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기존과 다르게 금융소비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게 되면, 

본인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가 생기고, 개인의 정보제공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기관이나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데이터생태계 패러다임이 생겨

나고 있으며, 이제는 특정 영역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즉, 데이터의 

활용은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서 새로운 데이터생태계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산

업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데이터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통한 성공적

인 비즈니스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사례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가 일어나고 있는 금융 산업의 성공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Ⅱ. 문헌 연구에서

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 

Ⅲ. 마이데이터 금융 사례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이

라는 4개 국가별 마이데이터 금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

다. Ⅳ. 결론에서 해외 마이데이터 금융 사례를 통해 우리

나라 마이데이터 금융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

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2.1 MyData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 데이터

를 개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

칭한다[3].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

화하고자 하고 있다[4].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과 같은 정부의 데이터 정책

으로,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은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분산

된 본인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를 제어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데

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기업이나 기관 등에 개방

하도록 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및 권한

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의 개

방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5].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

고 있다[6].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

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

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업에 자신의 정보

를 제공하여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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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기

업 중심의 데이터생태계에서 개인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에

게 본인의 데이터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

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부문

에서 데이터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7]. 결

과적으로, 개인의 자주적인 데이터 활용과 의사결정을 통

해 경제적인 이익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얻게 되고, 다양

한 산업분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8]. 

2.2 MyData for Financial Business

마이데이터는 금융, 통신, 의료, 유통 등과 같이 개인 데

이터가 다수의 기업이나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정보 주체

인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해당 데이터는 모든 분야에 개방

되고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등 금

융 산업의 경우, 여러 금융회사에 개인정보가 분산되어 있

고, 금융회사 내 보관된 데이터들이 개인으로부터 생성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

려웠다. 그 결과, 개인 데이터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유물

인 것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2016년 제정된 EU의 개인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개인 데

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금융산업에서의 마이데이터 도입은 본인의 권리로 개방

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9]. 여러 금융 기관에 분

산된 본인의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데이

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재무서비스나 금융상품 추천 등 개

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

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보 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 기업 중심의 데

이터생태계가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금융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

형을 금융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신용관리/정보관

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제공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0]. 먼저, 금융정보 통합조회는 분산된 개인 금융거래 등

의 정보를 통합하여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재무현황 분석은 일괄 

수집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개인 재무현황을 분

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의 금융/거래데이터를 

집계하여 고객의 소비패턴과 재무상태 등을 분석하고, 분

석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신용관리

/정보관리 지원은 개인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 상태 개

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본인 정보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개인신용평가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용평점

을 개선하고, 개인신용 관리를 위한 정보를 신용평가 기관

에 대리 제출 또는 잘못 등록된 개인정보 삭제 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은 

개인 재무현황을 기초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금융상품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의 현 재무현황 및 신용상태에 

따라 상품별 가격과 혜택을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2.3 Mydata Research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연구들의 수가 아직까지 부족하

며, 초기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박주석[8]이 빅데이터와 

오픈데이터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마이

데이터가 앞으로 해야 하는 역할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배

재권[11]은 마이데이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

행하여, 마이데이터의 법적,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남규 외[12]는 대전시 마이데이

터 플랫폼 구축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마이데이터 플랫폼

이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이데

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연구[13]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7]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조금씩 마이데이터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활

성화에 대한 연구들은 더욱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해외에서 

상용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MyData Financial Business Case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정보 통합조회와 

재무현황 분석, 신용관리 및 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

보제공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사업자의 업무유형을 살

펴보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2) 정보계좌 및 정보관리, 3)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4) 데이터분석 결과의 제3자 제공, 5) 투자자문, 그리고 6)

금융상품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현재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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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가지 서비스만 특정

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국가별 마이데이터 사

업자를 선정하여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많이 없으므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

를 선정하였다. 아래의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서비스 영역을 나타낸 표이다. 앞

에서 제시한 세부 사업영역 6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Country Company
Service

1 2 3 4 5 6

UK
Money 

Dashboard
V V

UK Gocompare V V V V

UK Digi.Me V V V

USA Yodlee V V V

USA Mint V V V V

Japan MUTB V V V

China Ping An V V V V

Table 1. Service area of MyData providers

3.1 Money Dashboard

머니대시보드(Money Dashboard)는 영국의 온라인 종

합 자산관리 기업으로 2009년에 Gavin Littlejohn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1년에 첫 번째 버전의 서비스를 시작했으

며, 이는 여러 은행이나 금융 기관 등에서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자유롭고 쉽게 통제하며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15]. 2012년에는 두 번째 버전의 서

비스를 시작했으며, iOS와 Android 모두에서 응용 프로

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머니 대시보드는 현재 무료 온라인 개인 재무 관리 서비

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사용자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모든 금융 및 재무 정보를 완전히 제어하도

록 하며, 금융 계정을 <Fig. 1>과 같이 한 곳에서 조회하

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모든 

금융 계정과 거래내역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

도록 하면서, 금융 상태를 분석해주고 수입과 지출 등 재

무 계획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머니 대시보드는 영국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정책인 

PSD2의 지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

며, 세계 유수의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집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최초의 개인 금융 서비

스로 평가되고 있다.

Fig. 1. Money Dashboard service [15]

3.2 Gocompare

고컴페어(Gocompare)는 2006년 창립자 헤일리 파슨스

(Haley Parsons)에 의해 영국의 웨일즈에 설립되었다

[16]. 유럽의 마이데이터 정책 및 사업은 2016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GDPR에 근거하며, 그중에서도 고컴페어

의 서비스는 유럽의 마이데이터 사업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Fig. 2. Gocompare service [16]

고컴페어의 서비스는 <Fig. 2>와 같이 사용자가 특정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등록하면 고객에게 이율이나 혜

택이 좋은 은행 상품을 추천한다[17]. ‘은행은 단골 고객과 

같은 특정 고객을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상식에서 출발하여, 은행과 차별화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컴페어는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 관련 거래 외에도 전력, 가스, 등 에너지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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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인정보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자신에게 필요

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3 Digi.me

디지미(Digi.me)는 2009년 영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개인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며 활용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디지미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데이터 

사업 모델의 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수정 또는 저장할 수 없도록 하며, 사용자 스

스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Fig. 3. Digi.me service [18]

디지미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 또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한곳에서 통

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18]. 디지미가 

수집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는 <Fig. 3>과 같이 크게 금

융, 소셜, 의료,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정보로 구

분된다. 금융정보의 경우,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

는 미국 핀테크 기술 기업과 제휴하여 1,000개 이상의 은

행 거래내역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카드사 거래내역까

지 모두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

하여 디지미의 핀사이츠(Finsights)라는 앱에서 지출내역 

분석과 재무관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금융 정보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활

동 내역을 수집할 수 있으며, 건강 정보의 경우에는 Fitbit

과 같은 건강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

량과 수면 기록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헬스케

어 분야의 헬씨미(HealthyMe)라는 앱에서는 면역과 진단, 

의약품 정보, 처방 등 개인의 주요 건강 정보를 하나의 플

랫폼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4 Yodlee

요들리(Yodlee)는 1999년 미국에서 계정 집계 서비스

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설립되어, 현재 금융 데이

터 중개기업으로서 사용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번에 모

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 계좌 정보 등 모든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하여 금융 기관 및 정보 서비스를 위한 간단

한 데이터로 표시하고 <Fig. 4>와 같이 개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반영한 통합 계정 서비스를 제공한다[19]. 고객에

게 지출관리와 계좌관리, 공과금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하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다시 금융기업들의 빅데

이터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은행 고객이 더 나

은 금융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은행에게 제

공하기도 한다.

Fig. 4. Yodlee service [19]

요들리 서비스의 핵심 역량은 고객 계좌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다. 산업별, 상품별 API 지

원과 데이터분석 지원을 통하여 현재 1,500개 이상의 협

력 기업과 4,500만 명의 유료 사용자가 존재한다. 한편, 

요들리는 2014년 10월 3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기

업공개(IPO)를 완료하였다. 2015년 8월에는 미국 

Envestnet에 기업 가치 6.6억 달러로 인수되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5.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19]. 

3.5 MINT

민트(Mint)는 2007년 9월 미국에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된 후 약 2년 뒤인 2009년에 금융 소프트

웨어 회사인 인튜잇(Intuit)에 의해 약 1,800억 원에 인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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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민트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본

인 계정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또는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역들을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것도 개인이 알아서 해야만 했다. 하지만 민트는 

개인의 다양한 금융정보 및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

자가 금융 관련 계정을 민트와 연동하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투자내역 등 개인사용자의 다양

한 금융정보 및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신한다[20].

민트는 집계되는 데이터를 깔끔하고 직관적인 통계나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보여준다. 고객의 입

장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한 가지의 서비스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정보 및 재무 상황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트의 경쟁력은 정확한 거

래 분류 기능에 있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거래데이터를 교

통비, 쇼핑, 유류비, 식비 등 소비 항목을 자동으로 분류하

는 기능이 약한 편이었다. 이에 민트는 거래 분류 기능으

로 인한 고객의 불만과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확도가 매우 

높은 분류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탑재하여 자동화 범위를 

최대화하였다. 민트의 차별화된 자동 분류 기능은 기존 타

사 대비 편의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3.6 MUTB 

미쓰비시UFJ신탁은행(약칭 MUTB)은 2005년 10월에 미

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의 합병과 동시에 발족한 일본의 

신탁은행이다. 신탁업무로는 미쓰이 신탁은행에 이어 일본 

내 제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17]. MUTB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상으로서 정보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8월 고객들의 개인

정보 데이터가 기업의 신규 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운용하는 정보은행을 도입하

기로 했으며, MUTB가 그 첫 사례의 기업이 되었다.

<Fig. 5>와 같이 MUTB는 ‘DPRIME’라는 정보은행을 

2021년 3월 오픈하였고, 고객에게 금융정보와 구매 이력, 

위치 정보, 건강 정보 등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

를 선택해 이를 서버에 저장해 둔다[21]. 필요한 데이터 종

류와 이용 목적 등을 공개하면 고객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MUTB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기업과 계약을 맺은 뒤 고객이 제공을 동의한 정보를 판매

한다. 고객은 외부에 제공할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

으며, 그 대가로 기업당 매월 500~1000엔(약 5000~1만원)

의 정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g. 5. MUTB’s Information Bank service [22]

3.7 Ping An

핑안(Ping An)은 1988년 중국 심천에 설립된 기업으로 

주로 보험과 은행, 금융서비스를 다룬다. 핑안은 2018년 

시가총액 2,000억 달러로 보험사 중 세계 1위이며 계속하

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

준의 기술 주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디지

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채택으로 금융업계에서 굉

장히 빠른 디지털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보험사업

을 넘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미지 인식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핑안은 모든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

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의 계정으로 금융 및 디지털 플랫

폼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계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 핑안은 보험 및 기타 

금융서비스 상품 마케팅 시, 고객의 동의하에 금융 및 보

험이 아닌 다른 서비스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핑안은 금융분야에서는 2019년 9월 기준 약 3억명 정도

의 고객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월 사용

자수는 6,270만명(2019.6)이며, 일 평균 상담건수는 65만

건(2019.6)이다[14].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 및 헬스

케어, 부동산 등 디지털 플랫폼은 약 6억 명의 고객데이터

를 확보하고 있다. 핑안은 이렇게 여러 산업에서 축적된 

방대한 고객데이터 중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보험과 상관

없는 데이터까지도 통합하고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분석을 통한 고객의 니즈(needs)에 따라 

핑안의 그룹 내에 있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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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 고객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핑안의 자동차 구매 플랫폼인 오토홈을 통해 자동차를 구

입한 고객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제안하는 식이다. 서로 다

른 서비스 플랫폼에서 얻은 고객의 정보는 핑안의 보험 및 

금융서비스 플랫폼에 양질의 고객 데이터와 경쟁력을 제

공함은 물론, 사업 부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데이터 비즈니

스 확대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14]. 

특정 서비스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그룹 내 또 다른 서비

스에 흡수되므로 고객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실제

로 핑안의 2018년 신규보험 가입자 4,000만 명 중 36%가 

핑안의 생태계 내에서 유입된 고객이었다. 핑안의 비즈니

스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에

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창출

에 플랫폼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수익 창출에

도 유리하다. 

핵심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핑안은 인

공지능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기술에 R&D 투자를 감

행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고, 굿닥터와 루팍스 등의 

새로운 핀테크 플랫폼을 출시하여 신사업 육성을 도모하

였다. 현재는 금융과 비금융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플랫폼 

간의 교차판매를 수행하는 등 데이터 비즈니스를 진행하

고 있다. 핑안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한 고객 데이터 경

쟁력은 그룹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대표적인 해외기업 사례를 살펴보

았다. 머니대시보드와 요들리는 개인의 모든 금융 계정과 

거래 내역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컴페어는 사용자가 특정 기

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등록하면 고객에게 이율이나 

혜택이 좋은 은행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일본의 MUTB는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

/운용하는 정보은행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민트는 정확

도가 매우 높은 분류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탑재하여 자동

화 범위를 최대화하였고, 개인의 금융정보 및 재무 상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핑안은 

여러 산업에서 축적된 방대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

로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미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 스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

도록 데이터 사업 모델의 진화를 추구하였다. 

본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개인정보

를 활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Mint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처럼 데이터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들은 아직 국내에

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업무유

형 중에서도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와 정보계좌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유형의 서비스를 각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과 데이터분석 결과의 제3자 

제공,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서비스들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

는 이상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현이 어려운 실정

이다.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와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정책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금융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산업 이외에 교육 등의 타 산업 내 소

비자의 금융정보 보호와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우리 정부와 국내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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