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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기반 추천서비스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분석

Analysis of Corporate Awareness for the Regulation of 
Recommendation Service based on Profiling

송인국*

In-Kuk Song*

요  약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중요한 수익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 소비
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 프로파일링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규제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Profiling-based recommendation services provide the convenience of easily accessing 
specialized content for individuals on the user side and provide an important profit model on the 
corporate side. Despite the utility of these recommendation services, the issu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restrictions on consumer options are emerging, and certain regulatory 
movements for profiling recommendation services are actively underway. Under the circumstanc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without a close review of regulatory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will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global market.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how companies providing profiling-based recommendation services perceive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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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가 인터넷 서
비스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쉽게 접근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중요한 수익모
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측면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의 최신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1]. 

한편 이러한 추천 서비스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침해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슈가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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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
2020.12.11.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콘텐츠 노출방식, 순서 기준을 공개
 이용자가 개인화된 기준의 적용 여부 및 내용과 범위를 선택할수 있도록 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공정위)
2021.1.28.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계약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을 필수 기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개정안

정부(공정위)
2021.3.5.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수신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맞춤형 광고에 대해 사실상 opt-in 방식의 규제를 채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개보위)
2021.9.28  정보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부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필모 의원
2022.2.8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
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공정위
(추진중)

 프로파일링 개념 정의
 이용자에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지요구권 부여, 기업에게는 기업에게 프로파일링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의무 규정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개보위
(추진중)  맞춤형 광고에 있어 행태정보에 대한 소비자 사전 동의 여부와 범위

표 1. 국내 프로파일링 추천서비스 및 맞춤형광고 관련 주요 입법 현황(21대 국회)
Table 1. Major Legislative Status for Domestic Profiling-based Recommendation

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을 언급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어, 국내외 프로파일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규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
다[2,3]. 

이러한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관련 
규제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선례 검증이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협회에 따르면,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3]. 

따라서 규제를 실행하기에 앞서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 관련 산업 현장에 기업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조
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
제 움직임에 대한 인식도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
에 직면한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관련 규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체계적
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어떠한 규
제나 법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 및 준비하고 
있는지, 추천 서비스를 위한 프로파일링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천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기업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다.

Ⅱ. 프로파일링 정의 및 규제 현황

GDPR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이란 개인
의 사적인 측면의 평가, 직장 내 업무수행,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및 관심사, 신뢰도, 태도, 위치 또는 
이동 경로에 관해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
리를 의미한다.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 정보인 행태정보와는 다르게 프로파일링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분석 및 연구, 데이터 분석의 발견을 통
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 서비스의 발굴, 유
용한 정보와 지식, 학습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효율적
인 방안이다[1,2].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광고형과 구독형 모두
를 독과점하는 성격의 OS 플랫폼으로서 맞춤 광고와 개
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며 수집되
는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하여 플랫폼 내/외부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많이 
보유한 미국의 경우, 유럽과의 규제 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환경은 자국 및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된
다[2,3]. 2023년 1분기 현재,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정리하
여 제공한 국내 프로파일링 추천서비스 및 맞춤형 광고 
관련 주요 입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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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정부나 기업이 전략적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로 
BOCR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BOCR은 Benefit, 
Opportunity, Cost, Risk의 이니셜 표기로 전략이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고려하는 동시에 비용 및 위험과 같은 손실도 함
께 예측하는 모형이다. 혜택은 전략이나 정책 수립 시 즉
시 또는 빠른 시간내에 얻을 수 있는 범주를 의미한다. 
기회는 당장은 아니라도 지속적이며 잠재적인 수혜로 정
의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범주는 화폐가치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과 잠재적인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기 앞서 포커스 그룹을 통해 
규제에 따른 혜택, 기회, 비용,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확
인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프로파
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의 규제로 인한 즉각적인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규제로 인한 혜
택은 이용자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어, 기업의 인식을 살
펴보는 본 조사에서는 OCR(기회, 비용, 위험) 범주를 적
용한 AHP 프레임을 설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규제에 따른 잠재적 기회, 경제적 손실, 
리스크 등 세 가지 범주를 확인하였다. 우선 규제로 인해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추가적인 혁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
하였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 확인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은 시장점유율 감소, 비효율성으로 인한 수익 감소, 추가
적 혁신 비용 발생 등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프로파일링 
기반의 추천 서비스를 규제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규제로 인
해 다양하고 활발한 추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함으로 수
익 감소를 초래하며, 결국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게 된다
는 것이다.

규제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플랫폼 정형화로 혁신 
저하, 국내법 역차별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규제 개
념 및 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불확실성 및 혼란 발생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OCR 분석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현
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기업 실무자과 협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규제에 대한 기업의 준비 및 대응 현황
조사대상 34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규모는 직원 수 

기준으로 10인 이하 및 10∼50명 규모의 소기업,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 300∼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 그리
고 1,000 이상 대형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300명 이내의 직원과 80억 이하의 
자본 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므로 조사대상 기업
의 자본 잉여금 규모도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0%는 소기업 및 중소기업
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50% 기업은 중견 및 대형 기업으
로 확인되었다. 자본 잉여금 기준으로 분류하여도 같은 
수준의 분포가 도출되었다. 조사대상은 자체적으로 제품 
및 콘텐츠를 확보하고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서비스를 수
행하는 기업과 타사의 제품 및 콘텐츠를 추천하는 디지
털 광고 기업 등을 포함하였다.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 수
집 및 분석 행위가 선행된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
하는 인터넷 기업(56%)이 존재하였다. 외부 기업과 데이
터를 교환하거나 구입한 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한 기업(28%)도 있었고, 더불어 이용자에 관한 프로
파일링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기업
(16%)도 존재했다.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자체 플랫폼 내에서 상품,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
식과 타사 제품을 타겟팅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
다. 본 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추천방식 기준으로 균형 있
게 50:50으로 분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두 곳의 기업만이 다양한 규제
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설
문 대상 중 9개의 기업만이 규제를 주시하여 대응 방안
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외의 기업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
는 수준(14개)이거나 대응 방안이 부재한 상황(6개)이었
고, 규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기업(5개)도 존재하였
다.

특히 현재 추진되거나 협의 중인 다양한 규제 법안 중
에서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인 26개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
드라인 개정안을 주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alysis of Corporate Awareness for the Regulation of Recommendation Service based on Profiling

- 152 -

2. 기회, 비용, 위험 요인 분석 결과
인터뷰 및 설문에 응답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적 기회, 경제적 손실, 리스크 등 3개 범주를 쌍대 비교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기업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기회도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훨씬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다. 그림 1에
서 보여주듯이 관련 기업들은 규제로 인한 즉각적인 경
제적 손실로 예상하지만,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잠재적 
위험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된다.

그림 1. 주요 범주에 대한 가중치
Fig. 1. Weights for Opportunity, Cost and Risk

각 범주별 요인의 가중치는 그림 2에서 제공하였다. 
규제로 인한 잠재적 기회로는 추가적인 혁신 노력과 성
과가 기대된다는 인식과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규제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는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그림 2. 범주별 세부 요인에 대한 가중치
Fig. 2. Weights for Sub-Elements of OCR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사장 점유율 감
소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인식되었고, 추가적인 혁신 비

용 발생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잠재적
인 위험 요인에 있어서는 국내법 역차별로 국내 기업 경
쟁력 약화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및 혼란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범주별 가중치와 요인별 가중치를 함께 반영한 전체 
요인의 가중치를 그림 3에서 살펴보면, 국내법 역차별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시장점유율 감소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불확실성 및 혼란이나 시장 지배력 강화 요인
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전체 세부 요인에 대한 가중치
Fig. 3. Weights for All Sub-Elements

범주별 가중치와 요인별 가중치를 함께 반영한 전체 
요인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국내법 역차별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감소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확실성 및 혼란이나 시장 지배력 강화 요인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을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300명 이
상의 중견 및 대형 기업으로 구분하여 규모에 따른 인식
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중견 및 대형 기업은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보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더욱 중요
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
업들은 잠재적인 리스크 보다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적 손실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규제로 인한 잠재적인 기회 범주의 경우, 
중견 및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응답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견 및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이 사업 
수행에 유동적인 것으로 유추된다.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3, No. 4, pp.149-155, Aug. 31, 2023.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153 -

그림 4. 회사 규모에 따른 범주별 가중치
Fig. 4. Weights for Criteria by Firm’s Size

전체 요인의 가중치를 비교해보면 중견 및 대형 기업
의 경우 국내법 역차별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가중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감소와 플랫폼 정형화로 혁신 저해 요인도 
유사한 수준의 가중치를 나타냈다.

규제를 주시하며 준비 중이거나 준비된 기업들과 고심
하고 있거나 대안이 부재한 기업들을 구분하여 그룹 간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준비된 
기업군이 경제적 손실보다 잠재적인 리스크 가중치가 높
게 나타난 반면, 준비되지 않은 기업군은 즉각적으로 발
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준비된 기업군이 
경쟁력 약화 위험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군에 비해 수익 및 시장점유율 감
소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그림 5에
서 보여주었다.

그림 5. 준비 상태에 따른 가중치 비교
Fig. 5. Comparison of Weights by Preparation Status

3. 기업 실무자 간담회 의견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국
내법 역차별로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한 방안과 중소 및 

신생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제시되었다.
우선 국내법 역차별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
이 우세하였다. 규제는 국내외 IT업계 모두에 적용되어 
하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되어 국내 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정보 활용 역시 정보통신 관
련 기업에게는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정보보호
와 활용에 있어 균형이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명확
한 정의를 가지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규제
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심도 있는 
지원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아닌 행태정보 및 익명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
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시장 논리에 맡기고 필요하
다면 자율규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생 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규제를 면
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실행하거나 금지사항을 명확
하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인 컨설팅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
다. 더불어 글로벌 IT 기업 중 Gatekeeper의 독점에 대
응하는 국내 기업 간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
사 결과와 연계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간담회를 
수행하였다. 자체적으로 제품 및 콘텐츠를 확보하고 프
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과 타사의 
제품 및 콘텐츠를 추천하는 디지털 광고 기업 실무자, 그
리고 관련 협회 임원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
한 결과 규제 수립 전 문제 제기부터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에 집중하
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규제보다는 데이터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 움직임에 대한 인식도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수행하였다. 프로파일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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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추천 서비스의 규제로 인한 즉각적인 혜택은 이용자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어, 기업의 인식을 살펴보는 본 조
사에서는 OCR(기회, 비용, 위험) 범주를 적용한 AHP 프
레임을 설계하고, 포커스 그룹을 통해 규제에 따른 기회, 
비용, 위험에 대한 세부 요소를 확인하였다. 

조사 참여 기업의 주요 범주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
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회 요인은 추가적인 혁신 노력 및 성과, 
소비자 신뢰 강화, 시장 지배력 강화 순으로 가중치가 도
출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 요인에 대한 가중치는 시
장점유율 감소, 비효율성으로 수익 감소, 추가적인 혁신 
비용 발생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적 위험 요인은 국
내법 역차별로 인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플랫폼 전형
화로 혁신 저해, 불확실성 및 혼란 발생 순으로 가중치가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범주 및 요인 가중치를 적용한 결
과 국내법 역차별로 인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의 
가중치가 월등하게 높았고, 불확실성 및 혼란 발생 요인
의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른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즉각적인 손
실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고 중견기업 이
상은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잠재적인 기회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에 대비한 준비상황에 따른 분석 결과, 준비되지 
않은 기업군의 경우 즉각적인 손실에 대한 가중치가 가
장 높게 도출되었고 준비된 기업군은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잠재적인 기
회는 준비된 기업군에서 더욱 강하게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규제 시 경제적 손실과 잠재적 위험
이 기회적 요소보다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규제에 대한 대응 
준비가 부족할수록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 및 신생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이 강력히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
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내법 역차별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잠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포함한 데
이터에 대한 규제의 도입은 기업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기회와 더불어 비용 요인 및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하
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 간 
IT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규제보다는 데이터 산업을 국
가 전략으로 수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등 Regulation 보다는 Promotion을 고심할 시기로 판
단된다.

향후 프로파일링 규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연계되어 제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 6에서 보여주듯이 규제(R) 
강도에 따른 경제적 성과(EP), 사회후생(SW) 간의 변화
를 분석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6. 적극 및 소극 규제 모형
Fig. 6. Strong and Mild Regul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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