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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 최근 국내 금융산업은 기존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그룹 내 

서비스의 통합 또는 융합에 초점을 둔 플랫폼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

∙국내 은행그룹은 플랫폼 전환을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핵심 목표로도 인식

▣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플랫폼 구축은 기존 규율체계와의 충돌,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필요성, 기존 영업기반에 미칠 효과, 그리고 

고객 행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 

∙국내은행은 주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빅테크 등 핀테크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대상

∙오프라인 모델과 달리 비대면, 앱 방식, 인공지능과 챗봇 등의 활용으

로 고객접점이나 서비스 대상, 잠재리스크, 기술효과가 전혀 다른 

형태로 전환

∙Open API, BaaS(banking as a service), 클라우드, 보안 및 인증기

반의 확대 등 제도적·기술적 혁신으로 금융권의 업무범위와 경쟁구

도*도 빠르게 변화

*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은행권의 시장적 위상과 역할도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

▣ 본 보고서는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플랫폼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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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영전략 및 정책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

Ⅱ. 금융중심 플랫폼 구축과 기대효과

▣ (금융플랫폼의 유형) 금융서비스를 매개로 한 플랫폼 모델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다양한 형태로 주도

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 비교중개형, 금융회사형(또는 금융중심), 부가서비스형, 생태계형, 기반형(그림 

Ⅱ-1)

∙금융회사형 플랫폼은 금융회사가 주도하여 자체 금융상품뿐만 아니

라 외부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 결합, 공유함으로써 금융소

비자를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고객 및 마케팅 효과) 금융회사의 플랫폼 구축은 디지털 판매기반을 

확장하고 기존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네트워크형 옴니

채널(omni-channel) 체제로 전환 

▣ (경쟁과 혁신)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은 내부 및 외부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효율화, 디지털 생태계 참여와 리더십 제고 등 

금융시장 내 영향력의 유지에 있어서 핵심기반을 제공

∙반면 플랫폼을 통한 경쟁, 금융과 비금융의 복합화에 따른 경쟁, 

금융플랫폼 간 경쟁 등은 오히려 시장구조의 재편 가능성을 높일 

소지

▣ (제도적 개선) 금융중심 플랫폼은 규제방식 및 제도개선으로 신규 

서비스 및 신기술(fintech)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과도 관련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진전, 가상자산의 확장, 클라우드 등 기술적 

변화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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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은행의 플랫폼 구축 동향과 특징

1. 국내은행의 동향과 특징

▣ 국내 은행의 디지털 플랫폼화는 1) 생활밀착형 확장전략, 2) 이전

(migration) 전략, 3) 데이터·클라우드·AI기반 확충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

∙생활밀착형 확장전략은 기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형, 가계

형, 소매형 확장전략으로 슈퍼앱을 통해 통합하여 구현하는 것을 

목표

∙이전전략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기존 빅테크

와의 경쟁에서 수동적 입장에서 점차 공격적 입장으로 전환

∙데이터·클라우드·AI기반 확충 전략은 데이터 결합 서비스 개발, 

신기술 투자 등 많은 분야에서 빅테크와의 기술경쟁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보공유의 범위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고객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이 낮음.

▣ 국내 은행은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과 협업하

여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진행 중

2. 국내 BigTech와의 비교

▣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구축은 궁극적으로 비금융플랫폼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 빅테크 대비 강·약점 비교는 <표 Ⅲ-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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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중심의 플랫폼은 관계형 금융, 고부가서비스 등에 유리할 

수 있으나, 고객접점의 다각화나 비금융 니즈와의 결합, 기술적 혁신성

을 높일 수 있는 경영적 대응이 더 중요해질 전망

▣ 반면 국내외 빅테크는 고객기반의 확대, 오픈형 서비스의 제공, 디지털 

혁신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지배력 규제나 투명성 강화, 

사업모델의 유사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3. 잠정적인 평가

▣ 국내은행의 디지털 금융기술의 수용과 자체 개발, 인력 확충 등을 

통한 노력, 은행 간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 BaaS 모델을 활용한 

비금융권과의 협업, 그리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표 Ⅲ-3 참조)

∙다만, 국내은행의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의 핵심역

량을 높여 외부 플랫폼과의 역할을 분담하고 독자적인 플랫폼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Ⅳ. 해외 은행의 사례와 시사점

1. 해외은행의 동향과 특징

▣ 해외은행의 플랫폼 구축은 1)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2) 기술 

경쟁력 확보, 3)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해외은행은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핀테크 



- v -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비금융서비스 확대 등으로 종합금융플랫폼을 

구축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화를 구현한 후 은행 주도의 디지털 플랫폼 

또는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중심의 파트너

십 영업 체계를 보유한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기술 자회사를 통해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DeFi, 메타버스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 원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벤처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

∙금융당국의 허가를 얻어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미 

상당부분 확보

2. EBA의 규제적 시각과 의미 

▣ EBA(2021)는 금융서비스의 플랫폼 모델 확대에 대응하여 매크로

(macro) 과제로서 플랫폼의 투명성(visibility)을 높여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을 감시(monitoring)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금융플랫폼 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로서 ① 규제대상의 범위와 

영역, ② ICT 및 보안 위험의 관리, ③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④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 데이터보호, ⑤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외 위험, ⑥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등을 선택

▣ 이들 과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금융거래법, 데이터 3법과 전자금융

거래법(안)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규율 관점의 규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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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몇 가지 시사점

▣ (경영적 측면) 해외은행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외부와의 

협업을 중시하는 개방적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내적 한계의 극복과 

독자적인 전략을 병행

∙특히 해외 선도은행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을 장기적인 목표로 인식

▣ (규제적 측면) 디지털 플랫폼을 금융서비스의 주요 형태로 인식함으로

써 금융안정이나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유의하는 포괄적 시각을 

통해 금융의 플랫폼화를 촉진

∙플랫폼을 통해 은행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금융의 복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융합형 규율체계를 필요  

V. 국내은행의 플랫폼 통한 역할 강화

1. 역할 강화와 기본 방향

▣ 첫째, 국내은행의 플랫폼화는 은행 서비스의 혁신성 및 포용성을 확대

하며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

는 핵심 원칙에 근거해서 활성화

▣ 둘째,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인프라 등 전체 참여자를 고려한 

포괄적 규율과 규제당국 간 협업을 통해 금융플랫폼의 개방성 및 투명

성을 제고할 필요 

▣ 셋째, 금융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확대함으로써 금융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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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新 부가서비스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적 및 경영적 혁신체계를 

구축

▣ 넷째, 금융업무 영역과 영업행위에 대한 디지털 관점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금융의 겸영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 

2. 미래모습과 경쟁력 제고

▣ 국내은행 플랫폼은 고객 다변화에 초점을 둔 옴니채널 (omni- 

channel) 구축을 통해 시장지배력과 디지털 네트워크 내 위상을 강화

하는 경영기조를 지향(그림 참조)

∙ (1단계) 그룹 중심 금융플랫폼 전략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접점 

및 정보역량을 확대하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정착될 전망

∙ (2단계) 내부역량 및 외부협력을 통해 기능형 금융플랫폼을 확대함으

로써 플랫폼 중심의 경영문화나 조직체계, 인력체계로 전환

∙ (3단계) 비금융, 특화형 또는 기능형 금융플랫폼 등과 협업, 통합, 

연계를 통해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개방적 금융복합형 플랫폼으로 

발전될 전망

<그림> 국내 금융(그룹) 플랫폼의 미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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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연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과제

▣ (데이터 연계 금융서비스의 책임 강화) 금융정보 중심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위험과 피해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관리 및 보관, 활용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전적으로 분담하는 책임주의*를 유지 

* 플랫폼 방식의 금융서비스 제공 시 영업행위 상 이해상충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자체 보상이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자율규제 또는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

▣ (BaaS 등 데이터 연계 금융서비스의 겸영 확대) BaaS나 협업 등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는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와 상세정보

의 수준을 완화해 나감으로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소비자금융이나 자산관리, 생애관리(lifetime service), 혹은 실시

간 마케팅 등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복합형 서비스 기반이 병합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장

∙기업정보 관련해서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4.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과 협력 강화

▣ 2021년 말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안된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은 플랫폼을 

활용한 종합금융서비스 체계의 점진적인 전환과 업종간 겸영이 확대되

는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화를 촉진할 것으로 평가

▣ 플랫폼에 의한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확대에 따라 금융산업의 미래경

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융권 간 상호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개인 및 기업금융의 업무영역 개선,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시스템 위험 등에 

대한 논의 확대, 핀테크의 활성화와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생태계 확충을 위한 

은행간 공동투자 혹은 공동펀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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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국내은행(그룹)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은 신 금융기술의 수용과 개발, 

인력 확충 등 자체 노력과 함께 은행 간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비금융권과의 협업, 핀테크 투자 등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

▣ 앞으로 플랫폼에 의한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안정성 등에 대한 

정책적 대화가 확대되고, 금융주도 플랫폼의 핵심기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업권 간 공동 노력과 협업도 긴요





Ⅰ. 서 1

Ⅰ. 서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혁신과 제도적인 개선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되어 온 상황  

∙빅테크의 진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출, 신용정보법의 개정 등에 따라 

국내은행의 디지털 기반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숙

∙특히 API,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기술적 개방성과 

제도적 수용성의 확대로 데이터 중심의 금융서비스도 빠르게 확대되어 

나가는 중(김상윤, 2022)

■ 최근에는 기존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그룹 내 서비스의 통합 또는 

융합에 초점을 둔 플랫폼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있는 것이 특징적

∙빅테크의 간편결제를 활용한 고객 접점의 강화와 대형 핀테크가 주도하는 

디지털 기반의 종합금융서비스 구축에 대응한 국내은행의 디지털 대응이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전환

∙빅테크의 플랫폼(platform) 모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McKinsey, 2021)

∙국내 은행그룹은 플랫폼 전환을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핵심목표로 인식

■한편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플랫폼 구축은 기존 규율체계와의 충돌,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필요성, 기존 영업기반에 미칠 효과, 그리고 고객 

행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 

∙국내은행이나 금융지주에 대한 규율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대상

∙오프라인 모델은 대면, 지점, 콜센터 등과 같은 휴먼터치로 인한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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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디지털 서비스는 비대면, 앱 방식, 인공지능과 챗봇 등의 활용으

로 고객접점이나 서비스 대상, 잠재리스크, 기술효과가 전혀 다른 형태로 

전환

∙기존 세대와 신세대 간 금융자산 수준이나 지식, 경험, 선호 등의 격차로 

인해 핀테크의 활용과 수용 정도가 경쟁력으로 대두

∙Open API, BaaS(banking as a service), 클라우드, 보안 및 인증기반

의 확대 등 제도적·기술적 혁신에 따라 금융권의 업무범위와 경쟁구도

도 빠르게 진행

∙이와 같은 복합적인 변화가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은행의 시장적 

위상과 역할도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본 보고서는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플랫폼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모습과 경영전략

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

∙플랫폼 구축의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국내은행의 플랫폼 전환이 추구하

고 있는 현황을 분석, 평가한 후 해외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은행 플랫폼

의 현 상황을 진단

∙앞으로 국내은행이 지향하는 금융플랫폼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플랫폼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적, 정책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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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중심 플랫폼 구축과 기대효과

1. 금융플랫폼의 유형 

■금융서비스를 매개로 한 플랫폼 모델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다양한 형태로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그림 Ⅱ-1)

∙비교중개형(comparator) :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 

광고, 추천하거나 연계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플랫

폼에 해당

∙금융회사형(또는 금융중심) : 특정 금융회사가 주축이 되어 자사 상품이

나 그룹 내 상품, 그리고 타 금융회사의 상품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종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형금융회사가 주로 선도

∙부가서비스형(as a side service) :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로 상거래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비금융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 

∙생태계형(ecosystem) : 금융상품과 비금융 상품이 동시에 제공되는 

복합형 형태로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오픈형 플랫폼에 해당  

∙기반형(enabler) : 주로 간편결제 또는 소액결제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형 IT기업이나 통신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로 금융회사도 

간접적인 형태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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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금융플랫폼의 유형과 특징1)

주 : 1) P : 플랫폼 C : 고객 F : 금융회사 NF : 비금융회사 TP : 외부기관
자료 : EBA(2021) 및 Deloitte(2021b)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이 중 금융회사형 플랫폼은 금융회사가 주도하여 자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 결합, 공유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에 해당

∙금융회사형 플랫폼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종합형, 융합형,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에 해당 

∙동 형태는 비교중개형 및 생태계형에 참여하거나 부가서비스 형태로 

외부의 비금융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과 정보서비스의 연계, 결합, 

공유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2. 고객 및 마케팅 효과 측면

■금융회사의 플랫폼 구축은 금융기술의 고도화와 제도개선에 힘입어 디지털 

판매기반을 확장하고 기존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네트워크

형 옴니채널(omni-channel) 체제를 구축

∙ (고객 측면) 플랫폼 모델을 활용한 양면시장을 통해 기존의 내부고객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포함한 외부고객에게 접근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 용이(소비자 중심)

∙ (상품 및 서비스 측면) 플랫폼은 일반화(commoditized) 상품에서부터 

개인화(personalized)된 상품, 그리고 외부기관과의 연계(embedded)



Ⅱ. 금융중심 플랫폼 구축과 기대효과 5

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영역을 차별화하고 다양화를 촉진(개방형 서비스)

∙ (마케팅 측면) 디지털 정보(data)와 분석(analytics), 연결(network)을 

활용한 디지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주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네트워크 영향력)

<그림 Ⅱ-2> 플랫폼의 기술적, 제도적 효과에 의한 고객, 상품, 마케팅효과

■특히 금융회사(중심)형 플랫폼의 구축은 오프라인 영업을 재편하고 다수의 

생태계와 경쟁, 협력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수성(passive)과 함께 신시장을 

창출(active & inclusive)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전환점(tipping point)1)

이 될 것으로 예상

∙금융중심 플랫폼은 기존의 오프라인 모델 중심에서 디지털  채널과 

서비스 위주로 전환하면서 기존 시장의 보호와 함께 핀테크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공격적 전략에 해당

∙이러한 금융회사형 플랫폼 구축은 빅테크 등과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완전한 디지털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3. 경쟁과 혁신 측면

■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뿐만 아니라 내부 및 

외부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효율화, 디지털 생태계 참여와 리더

십 제고 등 금융시장 내 영향력의 유지, 강화, 창출을 위한 핵심 요건이 

1 The Asian Bank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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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그림 Ⅱ-3)

∙금융회사는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영업, 

지원, 전략 등을 완전한 디지털화 함으로써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또한 금융플랫폼은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자체 생태계를 구축

함으로써 디지털 금융시장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모델로 활용될 전망

∙플랫폼형 금융서비스는 외부 기업이나 소비자, 혹은 역외서비스(cross- 

border)의 제공 등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빅테크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제공

<그림 Ⅱ-3> 플랫폼에 의한 비즈니스 혁신

■반면 플랫폼을 통한 경쟁, 금융과 비금융의 복합화에 따른 경쟁, 금융플랫폼 

간 경쟁 등으로 인해 경쟁압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어 시장구조의 재편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업종 내 경쟁뿐만 아니라 타 비금융 

플랫폼과의 간접적인 경쟁에도 직면할 소지 

∙금융서비스의 플랫폼 전환은 비금융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

도 높아 금융서비스가 비금융서비스에 종속되는 현상도 확대될 가능성

∙플랫폼의 범위 및 규모의 경제는 플랫폼 간 결합을 촉진하거나 금융산업 

내 제휴나 합병 등에 대한 유인을 높여 시장구조의 재편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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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으로 전망 

4. 제도적 측면

■ 금융중심의 플랫폼 구축은 규제방식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규 서비스 

및 신기술(fintech)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확대된 것과도 

관련 

∙규제샌드박스나 오픈API 및 오픈뱅킹, 마이 데이터 및 마이페이먼트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은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혁

신을 유발 

∙제도적 수용성은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존 금융권의 유인과 경쟁, 그리고 변화를 촉발하고 확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진전, 가상자산의 확장, 클라우드 등 기술적 변화가 

제도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권의 역량(capability) 

개발과 관심도 빠르게 확산

∙금융서비스의 보안 및 안정성, 신뢰도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전제조

건에 해당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자산 시장,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등이 부분적으로 거래소 등을 통해 수용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금융기술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확대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기술적·제도적 혁신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금융중

심 플랫폼 모델은 금융그룹이나 빅테크, 혹은 대형 핀테크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

∙높은 기술 및 제도적 수용성은 플랫폼과 같은 개방형, 통합형, 연계형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빅테크 및 디지털 금융회사, 혹은 대형 금융그룹 등에게 플랫폼 모델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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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금융중개 역할을 기술 및 정보와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로 

정착될 전망(그림 Ⅱ-4) 

<그림 Ⅱ-4> 제도개선에 따른 플랫폼의 형성과 참여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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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은행의 플랫폼 구축 동향과 특징

1. 은행별 동향

가. 슈퍼앱

■ 신한은행은 개인뱅킹 앱인 ‘신한 쏠(SOL)’을 전면 개편하는 ‘뉴 앱(NEW 

APP)’ 프로젝트를 2021년 말부터 추진 중이며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2)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불편했던 사용자 경험(UX)

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이른바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화면 

구성과 고객 맞춤형 UI(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X(사용자 경험)을 재설계

∙비대면 상품 가입 과정도 전면 재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메뉴를 통합하는 

한편 비효율적 메뉴도 간소화하며 차별화된 플랫폼 신규 콘텐츠 제공과 

함께 고객 행동과 고객 여정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

도 기획

■KB은행은 2021년 10월 메인 모바일뱅킹 앱(App)인 ‘KB스타뱅킹’을 ‘원앱

(One App)’으로 개편하였음.3)

∙홈화면 왼쪽 상단에 ‘KB페이’ 아이콘이 위치하며 하단의 KB금융그룹 

메뉴로 이동하면 KB증권 주식매매를 이용할 수 있어 KB금융그룹 계열사 

서비스 접근성이 강화

∙자동로그인을 허용하면 핀테크 앱처럼 로그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2 BUSINESS WATCH, “은행 슈퍼앱 전쟁 2라운드…KB이어 신한도 속도낸다”, 2021. 
11.02 일자

3 BUSINESS WATCH, “싹 바꾼 KB스타뱅킹…1등 금융플랫폼 초석 다진다”, 2021. 
10.2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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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홈화면에 대표계좌를 배치하고 이체 버튼을 마련해 쉽고 빠르게 

이체 거래 가능

∙고객이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 계좌와 서비스를 일괄 조회해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으며 부동산과 차량 등 비금융권 자산도 등록해 

전체 자산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

■ BNK부산은행은 2022년 1월 롯데와 손잡고 출시했던 서브앱 ‘썸뱅크’를 

6년 만에 접고 메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집중4)

∙문화 공연 예매 서비스, 환전 및 외화 송금 서비스, QR 결제, 개인·기업 

제로페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선물 기능을 차례로 합쳐 원앱 기능 

강화

나. 메타버스

■ 우리은행은 2022년 4월 자동차금융 플랫폼 최초로 고객이 메타버스에서 

자동차금융을 누구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는 ‘WON카랜드’를 오픈5)

∙WON카랜드는 우리WON카에서 구축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ZEP(젭)과 

연계한 웹 기반의 오픈형 가상공간으로 설치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빠르고 간단하게 접속

∙WON카랜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딜러와 상담이 가능한 ‘우리WON카 

전시관’, 전기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V 전용관’, 자동차 관련 

방송 및 임직원 행사가 진행되는 ‘컨퍼런스 홀’ 게임이벤트 ZONE, 프로

모션 ZONE 등으로 구성

■ 신한은행은 2022년 3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신한 메타버스’를 1차 시범 

서비스하였으며 오는 6월 서비스를 보강·확대한 2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

4 시사저널e, “BNK부산은행, 6년만에 ‘썸뱅크’ 서비스 종료···금융플랫폼 새판짜기 
돌입”, 2022.01.11 일자

5 국제뉴스, “우리금융, 메타버스에 ‘WON카랜드’ 오픈”, 2022.04.28.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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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6)

∙ 1차 시범 서비스 당시 제한적으로 GS25 편의점이 입점해 한정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했는데 이후 유통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GS25 편의점은 신한메타버스에서 50여개 상품을 가상 매대에 진열하고 

고객 아바타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 아바타가 상품을 접촉하

면 GS샵 온라인 기프티콘 판매로 연동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현

■DGB금융은 2021년 5월 메타버스 전용 플랫폼 ‘제페토’에서 경영진 회의를 

실시7)

∙시무식도, 계열사 실무진과 기업문화발전협회 회의도 모두 메타버스에

서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회·전시회 등을 개최

다. 디지털자산

■ 신한은행은 2022년 4월 디지털자산 공시·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쟁글

(Xangle)’의 운영사 크로스앵글과 전략적 지분투자·사업협력 강화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8)

∙협약은 신한캐피탈이 운용 중인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 ‘원신한 커텍트 신기술 투자조합 1호’의 투자와 함께 진행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크로스앵글은 1) 양사 플랫폼 내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개발·추진 2) 금융·디지털자산 데이터 결합 서비스 개발 

3) 혁신 기술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발굴 등의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펼칠 예정

6 Electronic Times Internet, “신한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청신호’ ”, 2022.04.28 
일자

7 경북매일, “DGB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서 전시회”, 2021.08.08 일자

8 연합뉴스, “신한은행, 디지털자산 평가 플랫폼 ‘쟁글’과 업무협약”, 2022.04.2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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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은 2022년 4월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CBDC 발행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9)

∙이번 사업에는 주사업자인 LG CNS와 협력사 CC미디어서비스, 헥슬란

트, 블록오디세이 등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참여

∙농협은행은 우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CBDC 도입 시 원활한 유통·결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검증할 

예정이며 나아가 CBDC 핵심 인프라인 전자지갑 서비스도 준비하고, 

플랫폼 테스트 범위를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까지 확장

할 예정

■ 우리은행은 2021년 7월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와 합작사 ‘디커스터디

(DiCustody)’를 세우고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에 뛰어들었음.10)

∙디커스터디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관련 자산 보관 서비스도 지원

라. 데이터·클라우드·AI

■신한은행은 2022년 5월 KT와 IPTV에 기반을 둔 신한은행 홈브랜치 서비

스를 KT 올레tv에서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11)

9  넥스트데일리, “NH농협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본격 착수”, 2022.04.11 일자

10 시사포커스, “우리은행도 가상자산 수탁 사업 나선다”, 2021.07.12 일자

11 컨슈머타임스, “KT·신한은행, 올레tv 통한 ‘홈브랜치’ 서비스 제공”, 2022.05.03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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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브랜치 서비스는 은행 지점을 가정으로 옮겨왔다는 뜻의 IPTV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은행 지점으로 신한은행은 KT의 올레tv를 통해 홈브랜

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신한은행은 KT와 홈브랜치에 간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AI 은행 

상담사를 도입하고 신한은행의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쏠’(SOL)과 연

동하는 등 협업 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

■ 국민은행은 2022년 1월 AI 기반 ‘콜봇 서비스’를 수신상품 만기 안내에 

처음 도입한 이후 4월에는 대출상품의 연체 관리에도 적용하였으며 콜봇이 

일 평균 1만8000건의 예·적금 만기 안내를 수행하고 여신 만기 및 연체 

안내도 일 평균 5000건 이상 담당12)

∙콜봇 서비스는 음성인식기술(STT)과 음성합성기술(TTS)을 결합해 채팅

이 아닌 음성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 신속한 상담을 제공

∙콜봇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KB가 자체 개발한 AI 텍스트 분석기술인 ‘KB-STA’를 적용해 고객은 

실제 상담원과 상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JB금융그룹은 2021년 11월 계열사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AI 

기술을 접목한 그룹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허브(Data Hub)’를 

구축13)

∙데이터 허브는 그룹 계열사의 금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를 

융복합해 외부 환경과 격리된 그룹 내부의 클라우드 기술 기반을 적용, 

통합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허브를 통해 JB금융그룹 계열사들은 기존의 영업점, 고객센터, 

인터넷 및 모바일 채널에 흩어져 있던 고객 데이터를 한번에 분석 기존 

대비 최대 56배 빠르게 분석 업무를 진행

12 세계일보, “KB금융그룹, AI 기반 ‘콜봇 서비스’ 확대 시행”, 2022.05.02 일자

13 세계비즈, “JB금융, 그룹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허브’ 구축”, 2021.11.2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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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기술 투자

■하나금융그룹은 2022년 5월 혁신기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하나 비욘드 파이낸스 펀드’(Hana 

Beyond Finance Fund)를 설립14)

∙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 결성되며, 주요 투자 대상은 메타버

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프롭테크(Prop-Tech), 모빌리티, 인슈테

크(Insure-Tech),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유망 기업

∙펀드는 하나벤처스와 하나금융투자가 공동운용(Co-GP)을 맡고, 하나

은행,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이 출자자(LP)로 

참여

■ 신한금융그룹은 2022년 4월 국내 금융사 최초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를 통해 인테리어ᆞ리모델링 

전문 프롭테크 스타트업 ‘아파트멘터리(공동대표 윤소연, 김준영)’에 100

억원 투자를 진행15)

∙프롭테크 분야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출발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아파트멘터리는 프롭테크 영역에서 

디자인 모듈화 및 프라이스태그 시스템(가격 정찰제)을 기반으로 성장하

고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ᆞ리모델링 전문 스타트업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신한금융은 인테리어 수요자를 위한 할부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및 그룹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한 시니어 

고객 맞춤 인테리어 패키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파트멘터리와 

협업할 계획

14 MK뉴스, “하나금융, 혁신기술기업 육성 ‘비욘드 파이낸스’ 펀드 설립”, 2022.05.02 
일자

15 한국경제, “신한금융,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펀드”, 2022.04.11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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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국내 주요 은행 디지털 플랫폼 현황

분야 은행명 현황

슈퍼앱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전면 개편 ‘뉴 앱(NEW APP)’ 프로젝트 추진(21.12)
   - UX 개선, 고객 맞춤형 UI, 차별화된 플랫폼 신규 콘텐츠 제공,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

KB은행
▪ ‘KB스타뱅킹’ 개편(21.10)
   - KB금융그룹 계열사 서비스 접근성 강화, 신속한 거래 가능, 

비금융권 자산 조회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개편(21.12)
   - 우리금융 계열사 자산 통합 관리, 다른 자회사 상품 가입 연계

메타버스

우리은행
▪‘'WON카랜드’ 오픈(22.04)
   - 메타버스 플랫폼 ZEP(젭)과 연계한 웹 기반의 오픈형 자동차금융 

가상공간

신한은행
▪ ‘신한 메타버스’ 1차 시범 서비스(22.03), 2차 시범 서비스(22.06)
   - GS25 편의점 입점, 기프티콘 구매 방식

디지털자산

신한은행
▪ ‘크로스앵글’ 업무협약 체결(22.04)
   -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개발·추진, 금융·디지털자산 데이터 

결합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기업 발굴

NH은행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22.04)

   -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 인프라인 전자지갑 서비스 준비,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등

우리은행
▪ ‘디커스터디(DiCustody)’ 설립(21.07)
   - 코인플러그와 합작,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상품 투자 지원, 

NFT 자산 보관 서비스

데이터·
클라우드·

AI

신한은행
▪ ‘신한은행 홈브랜치 서비스’ KT와 MOU(22.05)
   - IPTV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은행 지점, AI 은행 상담사 도입, 

‘쏠’(SOL)과 연동

KB은행
▪ AI ‘콜봇 서비스’ 확대(22.01)
   - 음성인식기술(STT) 및 음성합성기술(TTS) 결합,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KB-STA’ 적용

신기술 투자

하나금융
그룹

▪ ‘하나 비욘드 파이낸스 펀드'(Hana Beyond Finance Fund) 
설립(22.05)

   - 혁신기술 벤처·스타트업 육성 3천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SI) 
펀드, 하나은행 출자자(LP) 참여

신한금융
그룹

▪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투자(22.04)
   - 인테리어ᆞ리모델링 전문 프롭테크 스타트업 ‘아파트멘터리’ 

100억원 투자,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시니어 고객 맞춤 인테리어 
패키지 개발

자료 : 기사 및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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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은행의 플랫폼 구축 특징

■국내 은행의 디지털 플랫폼화는 1) 생활밀착형 확장전략, 2) 이전(migration) 

전략, 3) 데이터·클라우드·AI기반 확충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

∙생활밀착형 확장전략은 기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형, 가계형, 

소매형 확장전략으로 슈퍼앱을 통해 통합하여 구현하는 것을 목표

∙이전전략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기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수동적 입장에서 점차 공격적 입장으로 전환

∙데이터·클라우드·AI기반 확충 전략은 데이터 결합 서비스 개발, 신기

술 투자 등 많은 분야에서 빅테크와의 기술경쟁 고조되고 있으나 정보공

유의 범위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여서 고객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

과 활용가능성이 낮음.

■ 국내은행은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과 협업하여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진행 중

3. 국내 BigTech와의 비교

■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구축은 궁극적으로 비금융 플랫폼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국내 금융플랫폼과 빅테크와 같은 비금융 플랫폼 대비 강점 및 약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표 Ⅲ-2를 참조) 

■ 요약하면, 금융중심 플랫폼은 관계형 금융, 고부가서비스 등에 유리할 

수 있으나, 고객접점의 다각화나 비금융 니즈와의 결합, 기술적 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적 대응이 강화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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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 플랫폼은 종합금융 기반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관계형 금융, 

기업금융, 고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새로운 소매고객의 확보나 

비금융 니즈(needs)와의 연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아직 제한적

∙국내 금융플랫폼은 공격적인(pro-active) 디지털 마케팅, 개인 생활이

나 기업활동과 완전히(fully) 통합된 서비스, 외부 기술의 신속한

(speedy) 활용을 위한 생태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

<표 Ⅲ-2> 은행플랫폼과 빅테크 간 격차

강 점 약 점

은행
플랫폼

ㆍ옴니채널 방식의 고객접점 다각화
ㆍ핵심 금융(주택, 소비, 연금, 투자) 서비스의 

제공
ㆍ기업고객에 금융에 대한 노하우 
ㆍ대면거래와 지역밀착형 기반 
ㆍ보장 및 신탁, 세제 등 고부가 서비스  

제공에 유리 

ㆍ오픈형 금융플랫폼 대비 자체 서비스 
중심

ㆍ고객이해가 주로 금융정보에 근거
ㆍ플랫폼의 금융연계로 고객접점이 점차 

약화 
ㆍ기존 시스템의 유지 및 전환에 따른 

매몰비용 등
ㆍIT 인력의 확보에 대한 제약(보수 및 

근로방식 등)

빅테크

ㆍ다양한 고객층 확보와 고객에 대한 이해력을 
토대로 한 서비스 

ㆍ소액결제 선점 등 금융영향력 확보  
ㆍ비금융 결합을 통한 정보경쟁력 상 우위 
ㆍ오픈형 금융서비스 기반의 구축 용이
ㆍ대형 핀테크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디지털 

라이프 형태로 점차 전환
ㆍ신세대와의 친화력과 높은 상품 혁신 경향

ㆍ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율 강화
ㆍ플랫폼 영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확충
ㆍ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ㆍ빅테크 간 비즈니스 모델의 유사성으로 

인한 경쟁 심화 

■ 반면 국내외 빅테크는 고객기반의 확대, 오픈형 서비스의 제공, 디지털 

혁신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시장지배력 규제나 투명성 강화, 사업모

델의 유사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의 비금융 플랫폼은 개인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정보기

반의 높은 마케팅 경쟁력, 다양한 상거래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단계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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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금융 플랫폼은 전반적인 규제당국의 경쟁 및 투명성 규율 강화, 

소비자책임 및 보호 확대, 그리고 빅테크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Deloitte, 2020) 

4. 잠정적인 평가

■ 국내은행의 디지털 금융기술의 수용과 개발, 인력 확충 등을 통한 노력, 

은행 간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 BaaS 모델을 활용한 비금융권과의 

협업, 그리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표 Ⅲ-3)

∙다만, 소비와 유통, 금융을 통합하는 형태의 복합형 서비스와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고객영향력 확대, 그리고 신세대 대상의 서비스 확충 

등 경쟁력 제고는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

∙특히 국내은행의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금융역량의 

제고를 통해 외부 플랫폼과의 역할을 분담하고 독자적인 플랫폼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응이 필수적

<표 Ⅲ-3> 국내 은행권의 플랫폼 전략 : 현재까지 성과와 개선, 가능성

지금까지의 성과 보완 및 개선점 가능성

- 통합 앱 구축을 통해 계열사 
간 연계 서비스 기반을 마련

- 비금융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한 API 서비스 체계를 
확대

-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시범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대응

- 핀테크 기술에 대한 
투자기반 마련과 외부인력 
적극적이 확충을 모색 

- 빅테크 대비 오픈형 협업은 
여전히 제한적

-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전체 은행그룹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등(예 : 
은행그룹 간 협업 모색)

- 마이데이터 등 금융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서비스의 
범위 및 기반을 넓힐 필요

- 핀테크와 연계하여 영업 및 
마케팅의 참신성을 확보 

- 핵심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로 종합금융과 비금융 
연계형 서비스 기회의 
주도력 확보 가능

- 은행권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토대로 빅테크와 분별되는 
영역을 모색

- 독립된 디지털 은행이나 
가상시장의 인프라 역할 등 
도전적 역할과 업계 내 
협력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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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은행의 사례와 시사점

1. 해외 은행 사례

가. 슈퍼앱

■ 커먼웰스뱅크(CBA)는 2021년 11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 소매 상품 

서비스를 통합하여 ‘슈퍼 앱’으로 도약을 시도16)

∙상품, 가격 하락, 바우처, 제품 및 판매를 제공하고 비교하는 호주의 

디지털 스타트업인 Little Birdy와 제휴

∙마이어, 빅 W, Rebel Sport, Harvey Norman, The Iconic과 같은 

쇼핑 소매업체 쇼핑 서비스에 액세스 가능

■ BOA(Bank of America)는 2022년 12월 '슈퍼앱'으로 모든 상품 라인을 

출시할 예정17)

∙새로운 앱에는 은행의 가상 음성 비서인 에리카(Erica)가 포함되어 있으

며 소매 금융, 투자 및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나. 메타버스

■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Bank)의 자회사 SCBHK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는 2022년 4월 분산형 가상 게임 회사인 

16 CMO, “CommBank’s in-app personalised shopping launch heralds new age of 
super apps”, 2021.11.18. 일자

17 Insider Intelligence, “Bank of America will launch all-in-one app to attract 
new generation of investors”, 2022.03.01 일자



20 국내은행의 플랫폼 전략: 현황과 전망

Sandbox와 제휴를 맺고 메타버스 기술 활용18)

∙지역 스포츠 및 예술 커뮤니티를 메타버스로 가져오는 것 외에도 핀테크 

투자 및 벤처 자회사인 SC Ventures와 협업하여 고객, 파트너, 직원 

및 기술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

■JP모건은 2022년 2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 메타버스인 

‘디센트럴랜드’에 오닉스(Onyx)(오닉스는 지난 2020년 출범한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라운지를 오픈하였으며 이로써 JP모건은 메타버스에 

진출한 첫 월가 은행이 되었음.19)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지원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체

불가능토큰(NFT) 형태의 가상 토지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다. 디지털자산

■ BBVA 스위스는 2021년 6월 프라이빗 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2월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을 추가해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확대20)

∙ ‘뉴젠(New Gen)’ 계정이 있는 고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가 및 

판매해 포트폴리오를 관리

∙단순화된 구매 서비스 외에도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BBVA 고객은 휴대폰으로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을 모두 조회 가능하

며 모든 암호화폐는 유로, 달러 또는 다른 법정화폐로 전환 가능

18 TIMESOFINDIA, “Standard Chartered Bank becomes the latest major bank to 
enter metaverse”, 2022.03.02 일자

19 이투데이, “전통산업 강자들, 속속 메타버스 세계로...JP모건, 미국 은행 첫 진출”, 
2022.02.16 일자

20 글로벌이코노믹, “전통 은행 스위스 BBVA, 유럽 최초 이더리움 채택…암호화폐 보관 
및 서비스”, 2021.12.14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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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웰스뱅크(CBA)는 2021년 11월 호주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애플리캐

이션(앱)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21)

∙ CBA는 뉴욕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제휴해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에게 가상화폐 거래 및 보유 서비스를 제공

∙CBA는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등 가상화폐 10개 종류를 주요 거래 대상으로 선정

라. 데이터·클라우드·AI

■ JP모건 체이스가 2022년 2월 신규 데이터센터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22)

∙새로운 데이터센터에 수용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클라

우드 적용 대상이며 위험, 사기, 마케팅, 기능, 제안, 고객 만족도, 오류 

및 불만 처리, 유망고객 탐색 면에서 클라우드와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높음

■스탠다드차타드(SC)는 2021년 8월 홍콩 핀테크 업체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SCF) ‘올레아(Olea)’를 구축한다고 발표23)

∙공급망금융은 공급자에게 구매자의 신용을 적용해, 물품대금 회수 전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이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공급망금융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투자자를 효율적으

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

21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최대은행,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시범 운영”, 2021. 
11.04 일자

22 클라우드, “신규 데이터센터에 20억 투자하는 JP모건 체이스 디지털 고객 경험·데이
터 분석 개선 기대”, 2022.02.17 일자

23 CoinDesk Korea, “ ‘운용자산 78조’ 스탠다드차타드, 블록체인 무역금융 플랫폼 만든
다”, 2021.08.31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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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기술 투자

■JP모건 체이스는 2022년 신규 투자도 전년대비 30% 늘어난 150억달러(약 

17조8500억원)로 계획돼 있는데, 이 중 120억달러(약 14조2800억원)가 

기술 분야에 집중24)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운영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

<표 Ⅳ-1> 해외 은행 디지털 플랫폼 현황

분야 은행명 현황

슈퍼앱

CBA
▪ ‘슈퍼 앱’ 출시 예정(21.11)

- Little Birdy 제휴, 쇼핑 서비스에 액세스 가능

BOA
▪ ‘슈퍼 앱' 출시 예정(22.12)

- 가상 음성 비서 ‘에리카’, 소매금융·투자·주택담보대출 서비스 통합

메타버스

SC
▪ Sandbox 제휴 메타버스 기술 활용(22.04)

- 지역 스포츠 및 예술 커뮤니티 유인, SC Ventures 협업 및 소통

JP Morgan
▪ ‘디센트럴랜드’에 오닉스 라운지 오픈(22.02)

- NFT 가상 토지 및 상품을 구매 가능

디지털자산

BBVA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 추가(21.06)

- 고객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추가 및 판매 가능, 휴대폰으로 암호화폐

를 기존화폐로 전환 가능

CBA
▪모바일 앱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21.11)

- 제미니(Gemini)와 제휴, 가상화폐 10개 종류 거래 가능

데이터·

클라우드·

AI

JP Morgan
▪신규 데이터센터 20억 달러 투자(22.02)

- 클라우드 및 빅 데이터의 영향력 통해 고객 만족도 등 개선

SC

▪무역금융 플랫폼(SCF) ‘올레아(Olea)’ 구축 예정(21.08)

-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기업과 기관투자자 효과적으로 

  연결

신기술 투자 JP Morgan
▪ 2022년 기술 투자 120억 달러 집중(약 14조2800억원)

-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신규 투자

자료 : 기사 참조

24 이데일리, “핀테크에 질 수 없지…JP모건, 기술분야에 14조 투자”, 2022.01.16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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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은행의 플랫폼 구축 특징

■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비금융서비스 확대 등으로 종합금융플랫폼을 구축

■ 해외은행의 플랫폼 구축은 1)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2) 기술 

경쟁력 확보, 3)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화를 구현한 후 은행 주도의 디지털 플랫폼 또는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중심의 파트너십 영업 

체계를 보유한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기술 자회사를 통해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DeFi, 메타버스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 원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벤처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

∙금융당국의 허가를 얻어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미 상당부

분 확보

3. EBA의 규제적 시각과 의미

■EBA(2021)는 금융서비스의 플랫폼 모델 확대에 대응하여 매크로(macro) 

과제로서 플랫폼의 투명성(visibility)또는 가시성을 높여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시(monitoring)할 필요성을 강조

∙투명성(가시성) 제고를 위해서는 플랫폼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직간접

적인 과정이나 경로, 영향에 대한 폭넓은 시각(broader perspective)을 

견지함으로써 금융적 영향력을 평가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는 업무별 집중도(dependency)와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

는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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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의 정보관리, 소비자보호, 시스템위험에 대한 

규제당국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 

■ 금융플랫폼 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로서 ① 규제대상의 범위와 영역, 

② ICT 및 보안 위험의 관리, ③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④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 데이터보호, ⑤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

외 위험, ⑥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등을 선택  

∙디지털 금융의 일반적인 보안위험이나 자금세탁 방지,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등 기술과 금융, 정보의 결합을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규준이 필요함을 강조 

∙특히 기존의 내부거래 형태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특성과 책임분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고려한 

규제영역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이들 과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금융거래법, 데이터 3법과 전자금융거래

법(안)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규율 관점의 규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규제대상의 범위나 영역의 불확실성 해소, 소비자보호에 대한 장치와 

감시, 그리고 플랫폼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국내 

금융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

* 디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이나 교차판매, 비금융상품과의 묶음판매(package 

sale) 등 플랫폼을 통한 영업관행에 대해 금융상품 고시나 민원처리, 보상절차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는 플랫폼 모델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도 확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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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몇 가지 시사점

가. 경영적 측면

■해외은행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외부와의 협업을 중시하는 개방적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내적 한계의 극복과 독자적인 전략을 병행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해외의 주요 은행은 가능한 핀테크와의 적극적

인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 

∙빅테크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금융서비스의 혁신, 기술적 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기반의 확대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것도 

특징적(Kien et al, 2015) 

■특히 선도은행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을 장기적인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연관되어 있는 인프라 서비스, 핀테크 투자, 경쟁사

와의 협업 등 전사적 차원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국내은행의 플랫폼 전략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고객-기술-인프라-영업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시장영향력을 높여 

나갈 필요 

∙기존 영업망과 구분된 디지털 은행 등의 설립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도 플랫폼적 역할을 확대하는 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 

나. 규제적 측면

■디지털 플랫폼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형태로 인식함으로써 금융안정

이나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유의하는 포괄적 시각을 통해 금융의 플랫

폼화를 촉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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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은 은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채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 관점에서 탈피하여 통합서비스 관점의 

규제적 시각이 긴요

∙또한 플랫폼을 통해 은행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방식의 금융복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율체계를 필요25)

■ 규제요건에 대한 협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의 규제위험을 

낮추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촉진할 방안도 적극 모색

∙규제당국과의 상시 협의체를 강화하거나 레그테크(regtech)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신규 및 시범형 상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검증되거나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EC(2019) & OECD(2022)) 

25 예를 들어 예대업무의 부수업무로서 결제전용 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소액 결제신용
(overdraft)의 제공, 결제처리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연계 계좌(sweeping account) 서비스 
등 디지털 융합서비스 형태로 은행법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전자금융업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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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은행의 플랫폼 통한 역할 강화

1. 역할 강화와 기본 방향

■첫째, 국내은행의 플랫폼화는 은행 서비스의 혁신성 및 포용성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핵심 원칙에 근거해서 활성화될 필요26)    

∙플랫폼화가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의 기회와 효용을 증진시키는 포용성

과 혁신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때 플랫폼 서비스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플랫폼 모델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을 병행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금융적 책임과 책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도(integrity)

를 유지   

■둘째,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인프라 등 전체 참여자를 고려한 포괄적 

규율과 규제당국 간 협업을 통해 금융플랫폼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높여 

금융형 플랫폼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

∙소비자와 공급자, 인프라를 통해 형성되는 전체 참여자를 금융적 관점에

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마련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플랫

폼 간 금융서비스 경쟁을 촉진

∙경쟁 및 정보에 대한 규제당국과의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서비스형

(financial service-specific) 플랫폼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26 Croxon et al (202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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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금융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확대하는 등 금융정보를 통한 

新 부가서비스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적 및 경영적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개인 및 사적 정보 등에 대한 일반원칙 하에서 금융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우선 

확대하는 차별적 기조를 채택할 필요 

∙금융포용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정보는 가능한 세분화된 정보를 

허용하고 금융거래와 연계된 정보의 소유 및 공유, 활용을 일반원칙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

■넷째, 금융서비스의 플랫폼화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업무 영역과 영업행위

에 대한 디지털 관점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금융의 겸영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 

∙현재의 업권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플랫폼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선별하고 핀테크 업종과의 규제차익을 최소

화하는 겸업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

∙오프라인이나 폐쇄형 형태와 구분된 플랫폼의 오픈형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영업행위 준칙이나 부수업무의 범위를 개편함으로써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확대에 대비

2. 미래모습과 경쟁력 제고

■ 국내은행 플랫폼은 고객 다변화에 초점을 둔 옴니채널(omni-channel) 

구축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내 위상을 강화하는 

경영기조를 지향할 필요(그림 Ⅴ-1)

∙ (1단계) 그룹 중심 금융플랫폼 전략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존 및 신규고

객에 대한 접점을 확대하고 정보역량를 확대하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우선 정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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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고객입장에서 금융과 비금융서비스 전반을 내부역량 및 외부협

력을 통해 구현해 나가는 기능형 금융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중심의 경영문화나 조직, 인력체계로 전환27)

∙ (3단계) 비금융, 특화형 또는 기능형 금융플랫폼 등과 협업, 통합, 연계를 

통해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개방형 상품 및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는 금융

복합형 플랫폼으로의 발전 

<그림 Ⅴ-1> 국내 금융(그룹) 플랫폼의 미래모습

3. 데이터 연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과제

가. 데이터 연계 금융서비스의 책임 강화 

■ 금융정보 중심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위험과 피해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관리 및 보관, 활용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분담하

는 책임주의를 유지 

∙금융플랫폼의 데이터 남용 및 오용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나 피해자를 위한 보호기금, 제재 및 처벌 기준 등이 

일반 서비스보다는 강화 

27 Accenture(2022)는 북구 은행의 사례를 토대로 5~10년 안에 기능형 금융회사와 혁
신형 디지털금융회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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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방식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영업행위 관련 이해상충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자체 보상이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자율규제 또는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

∙플랫폼 금융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 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권간 자율규제 또는 정책적 협의를 통한 모범규준을 

마련28)

나. BaaS 등 데이터 연계 복합서비스의 겸영 확대

■ BaaS나 협업 등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는 데이터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공유하고 정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금융플랫폼의 발전은 데이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신용정보 중심 서비스를 확충 및 보완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 

∙데이터 연계 금융서비스의 촉진을 위해서는 공유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상세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때 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해질 전망 

∙특히 소비자금융이나 자산관리, 생애관리(lifetime service), 혹은 실시

간 마케팅 등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복합형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허용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29)

■ 또한 기업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와 달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함으로써 플랫폼을 통한 

금융포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  

28 노현주(2021)은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권의 건강 및 공공 정보 등의 
활용에 있어서 업권 내 협업을 강조

29 광고대행 방식의 소개 및 추천 서비스뿐만 아니라 선택적 동의를 통해 자회사 또는 외
부기관의 연계된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고객의 편의성과 통
합형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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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도 가계 및 기업금융의 서비스 수준(quality)을 높임으로써 

플랫폼 모델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4.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과 협력 강화

■ 2021년 말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안된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은 플랫폼을 

활용한 은행과 투자서비스, 혹은 보험 및 연금, 그리고 상거래와 연계 

등 종합금융서비스 체계의 점진적인 전환과도 관련

∙국내은행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뱅킹앱에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핵심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슈퍼 앱(application)’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2021. 11. 28일 간담회)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단일 앱 방식의 

플랫폼 형태로 전환해 가면서 업종간 겸영이 점차 확대되고 디지털 유니버

설 금융의 확산도 장기적으로 촉진될 전망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은 기존의 은행과 증권의 결합, 혹은 은행과 상업의 

결합 등 물리적(physical)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비은행 금융서비스를 연계 또는 결합하는 형태로 기존 유니버설 

뱅킹과 완전히 차별화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체계가 심화될수록 은행과 비은행 간 구분이 모호해

지고 BaaS 등은 기업금융을 통한 은행과 상업 간 연관성도 심화시킬 

전망 

■플랫폼에 의한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확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금융시스템

의 혁신과 경쟁, 안정성에 대한 금융권 내 상호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업무영역 측면) 개인 및 기업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업무영역 

개선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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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측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시스템 위험 등 전문가 그룹의 

논의 확대 

∙ (기술적 측면) 핀테크의 활성화와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생태계 확충을 

위해 공동투자 혹은 공동펀드 등 은행간 협력 모색

5. 맺음말

■ 국내은행(그룹)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은 적극적인 신 금융기술의 수용과 

개발, 인력 확충 등 자체 노력과 함께 은행 간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 

API를 활용한 비금융권과의 협업, 핀테크 투자 확대 등이 특징적이며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

∙다만, 빅테크에 의한 소비와 유통, 금융을 통합하는 형태의 복합형 서비스

와 적극적인 마케팅에 의한 영향력 확대, 그리고 신세대 대상의 혁신적인 

서비스 강화 등은 긴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단일 앱 방식의 플랫폼 

형태는 점차 업종간 겸영과 비금융 연계성으로 인해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

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 

∙플랫폼 형태를 활용한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투자와 자문, 보장과 

연금 등이 상거래 정보와의 결합이 촉진되면서 은행과 비은행 간 그리고 

은행과 상업 간 연계성이 확대되는 디지털 금융의 유니버설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플랫폼에 의한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안정성 등에 대한 정책적 

대화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금융주도 플랫폼의 핵심 금융기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권 간 공동 노력도 중요

∙금융중심의 플랫폼 경쟁력은 디지털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금융기

능의 경쟁력과 디지털형 콘텐츠의 적극적인 발굴과 밀접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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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서비스가 비금융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의 전환을 넘어서는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경영체계와 문화, 

인력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 

∙규제 측면에서는 기존 규율체계의 보완과 개선, 대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차원의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규제적 대화(regulatory communication)

를 활성화하는 등 민관 공동 노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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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자산가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2017.5./김영도
2017-11 금융실효환율과 대외포지션 및 자본유출입의 관계 분석, 2017.4./김소영·이윤석
2017-10 국내가구의교육및주거관련비용부담이노후소득준비에미치는영향:연금·보험을

중심으로, 2017.4./이규복·이석호
2017-09 Determinants of SME Growth : Korean Manufacturing Firms, 2017.3./박창균·임형준
2017-08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7.3./김병덕
2017-07 대중수출둔화의구조적원인과대응전략:수입대체와생산기지이전효과, 2017.2./지만수
2017-06 은행그룹의 비용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2./김우진·이대기



2017-05 Population Aging andMonetary Policy in a New-Keynesian OLGModel, 2017.2./김석기
2017-04 금융상품자문업도입에따른판매채널서비스의질제고방안, 2017.2./구정한·이규복
2017-03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목표, 2017.1./박종규
2017-02 금융지주회사의 비예금부채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영향 분석 및시사점, 2017.1./

김자봉·이규복
2017-01 미소금융의효율성분석과상품개선방안-원가금리추정과대출금리현실화방안을

중심으로-, 2017.1./이대기
2016-04 주택자산의금융상품화방안연구－금융기관인수주택자산을중심으로－, 2016.11./

신용상·김영도
2016-03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약세장 가설 재조명, 2016.11./박해식·송치영
2016-02 한국 자본이동관리규제의 영향 분석, 2016.2./박성욱·송민기
2016-01 국채만기에관한연구 : 기간스프레드와의관계를중심으로, 2016.1./박종상·송민규
2015-04 평균수명증가가연령별소비성향에미치는영향:고령층을중심으로, 2015.9./김석

기·임진
2015-03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정성 평가와 시사점, 2015.3./이지언
2015-02 기술력평가정보를활용한기술중소기업부도예측과정책적활용방안, 2015.2./박창

균·임형준
2015-01 저성장·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15.1./이석호
2014-05 국내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와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2014.12./손상호·이재연
2014-04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14.11./김우진
2014-0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2014.9./서병호
2014-02 인구구조의고령화가은행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안, 2014.9./노형식·임진
2014-01 금융소비자보호효과제고를위한실천과제: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2014.7./노형

식·송민규·연태훈·임형준
2013-08 한국경제의구조적과제: 임금(賃金)없는성장과기업저축의역설, 2013.12./박종규
2013-07 방카슈랑스제도시행에따른생명보험사의비용절감(가격인하) 효과 : DEA 비용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3.12./이석호
2013-06 금융업권간 자금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2013.12./김영도·서병호
2013-05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국내시장의 영향, 2013.10./김영도
2013-04 인구구조변화에따른국내및해외포트폴리오투자행태변화및시사점, 2013.9./박성욱·

이규복
2013-03 정보기술의 발전과 주식시장 정보전달 속도, 2013.5./박재윤·이충열·강임호·이선호
2013-02 주가지수 편입의 효과 : KOSPI 200을 중심으로, 2013.2./연태훈
2013-01 증권시장 수익률 및 변동성의 전이현상에 관한 연구, 2013.1./강종만
2012-05 우리나라은행의자금조달구조가은행수익성및경영안정성에미치는영향, 2012.8./

한상섭·이병윤
2012-04 한국 금융시스템의 비교제도분석 : 은행 vs 시장, 2012.7./김동환
2012-03 최초공모주식의 저평가 여부와 장기성과의 변화 : 기업공개제도 개선효과에 주는

시사점, 2012.6./강종만
2012-02 회사채 유동성 프리미엄 분석 및 시사점, 2012.3./이규복·임형준
2012-01 중소기업신용지원제도의효과에관한연구 : 신용보증과신용보험의역할비교분

석, 2012.2./김자봉·이석호
2011-05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방식과 외화유동성 위험, 2011.12./이병윤·이윤석



2011-04 캐리거래와 우리나라 외환시장, 2011.12./박해식·송민규
2011-03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 2011.8./신용상
2011-02 국내은행 업무 다변화의 성과분석, 2011.6./서병호·강종만
2011-01 해외주식투자 환헤지에 대한 연구, 2011.1./임형준
2010-07 시스템리스크를감안한추가규제자본금의추정에관한연구, 2010.12./김자봉·김병덕
2010-06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2010.11./임형석
2010-05 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 2010.10./장 민·이규복
2010-04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2010.10./이지언
2010-03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2010.10./김정한·이대기
2010-02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2010.10./강종만·김영도
2010-01 국내외 은행의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0.10./서병호·이윤석

■ KIF 분석보고서 
((구)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2-05 은행예금금리와대출금리의비대칭적반응분석과시사점, 2022.3./구본성·김우진·
이대기

2022-04 M&A전후저축은행영업행태변화연구 - 2016∼2017년사례를중심으로, 2022.3./
구정한·오태록·이규복

2022-03 은행의대출증가와주가수익률 : 우리나라은행의사례를중심으로, 2022.2./김영도
2022-02 수출 급변동 조기예측모형 :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2022.1./송민기
2022-01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현황과 개선과제, 2022.1./김재현·이석호
2021-07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 2021.12./김정한
2021-06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2021.12./이병윤·권흥진
2021-05 지속가능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기반마련 연구, 2021.12./구정한·이규복
2021-04 신용평가산업 규제 역사와 경쟁정책 개선방안, 2021.12./임형준
2021-03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2021.11./이지언
2021-02 기업의법적형태가부도위험과기업형성에미치는영향 - 개인사업자와주식회사

를 중심으로 -, 2021.10./김석기
2021-01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2021.7./장 민·박성욱
2020-01 한국과유로지역의가계부채미시구조비교분석 -과다채무자를중심으로-, 2020.2./

임 진
2019-03 국내은행의 핵심예금 결정요인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2019.12./김우진·이대기
2019-02 증권규제비례원칙에대한비교법적연구 -미국증권법과국내자본시장법상 ‘민사

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2019.9./김자봉
2019-01 기업부채 리스크와 은행대출 건전성 -Merton 모델을 중심으로-, 2019.6./이지언
2018-01 은행 비예금부채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 2018.9./김자봉·박양수·조태근
2016-04 우리나라 은행의 시장경쟁도 평가 및 정책점 시사점, 2016.8./서정호
2016-03 국내서민금융현황및개선방안 : 수요자설문조사를중심으로, 2016.8./구정한·이

규복·김석기
2016-02 금융자본계열과 산업자본계열 보험사간 경영성과비교·분석, 2016.3./이석호
2016-01 계좌이동서비스도입에따른주요이슈와시사점 : 영국사례를중심으로, 2016.2./김

우진·이순호
2015-01 국내은행의 점포수 변화와 변동요인 분석, 2015.10./이윤석



((구) KIF 정책분석보고서)

2022-02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2022.2./김영도
2022-01 금융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 2022.2./서정호
2021-05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 2021.12./신용상
2021-0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국경간 거래, 2021.12./이명활
2021-03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2021.12./이병윤·서정호
2021-02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2021.12./김남종·김현태·박해식
2021-01 코로나19가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 2021.7./박성욱·장 민
2016-03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2016.8./손상호
2016-02 기업구조조정제도의이해-워크아웃과법정관리-, 2016.5./김동환·이순호·구정한·김석기
2016-01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6.5./김자봉
2015-07 채권자손실분담(Bail-in) 국제논의와국내도입시고려요인분석, 2015.11./임형석·

이재연
2015-06 국내 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2015.9./손상호
2015-05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 2015.9./박종규
2015-04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15.9./임형석·고영호
2015-03 국내주택시장의수도권-비수도권간탈동조화현상과정책시사점, 2015.4./신용상
2015-02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 2015.3./구정한·김영도·이시연
2015-01 협동조합은행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상업은행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2./김자봉
2014-05 인구고령화 및 금리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9./강종만
2014-04 낙수효과(落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의 쟁점과

대안, 2014.9./박종규
2014-03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2014.8./임형석
2014-02 은행의금융중개기능과 금융통제(Financial Restraint)에 관한 연구, 2014.7./김동환
2014-01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4.6./손상호·김영도
2013-06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2013.12./손상호
2013-05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방안, 2013.11./이재연·이시연
2013-0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2013.6./KIF
2013-03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2013.6./이석호
2013-02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2013.4/KIF
2013-01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2013.3./손상호·이재연
2011-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2011.9./이시연·구본성
2011-02 금융그룹의 통합리스크 관리, 2011.7./이명활
2011-01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011.1./구정한·이시연
2010-01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2010.10./이석호·구정한

■ KIF VIP 리포트((구) KIF 금융분석리포트) 
2021-06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2021.11./최흥식·구본성
2021-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 2021.5./구정한·이규복·오태록
2021-04 2021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2021.3./구본성·권흥진·김우진·서병호
2021-03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2021.3./구정한·이규복



2021-02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2021.2./구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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